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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요약문)

1980년대 말 이후 세계 인 차원의 탈냉전은 지난 반세기 분단된 한반도의 퉁일환경

에 큰 영향을 주었다. 동북아의 국제관계도 지난 냉전시대의 이분법적인 대결보다는 공

존과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새로운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특히 동서독의 통일은 한반

도에서의 통일이 손에 잡헐 듯한 기대를 갖게 했다. 그러나 남북한의 관계는 여전히 적

대적인 대결과 갈등을 유지하고 있고, 
' 

탈냉전의 비동시성'과 
' 

분단의 중층성'에 의해

한반도의 통일문제는 여전히 많은 난제를 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월 출범한 새 정부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한반도 통일문제를

국제정세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도, 대내적으로는 현실적 · 구체적인 차원에

서 탄력적으로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하는 중대한 역사적 과제를 안고 있다. 왜냐

하먼 소위 탈냉전의 부정적인 영향이 분단의 부정적인 구조와 결합되면서 대외적인 위

기로 표출되고 있고, 게다가 지난 연말에 불어q-친 국제금융위기는 한국자본주의의 허

약성을 그대로 노 출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현안 통일문제는 국내외적인 상황 변촤에 준비나 계획적인 치·원이 아닌 헌실

적인 당면 과제로서 지침과 실천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종교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전개된 북한 동포 돕기 운동은 통일운동이 언제나 정부에 의해서맏 가능하다든지 거창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통일환경은 국내외적으로 변화의 속도와 폭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통일

교육도 이전의 방향, 접근방법, 내용 면에서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본 논문

이 관심을 가진 대학 통일교육은 미래지향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적실 성을 동시에 갖춘

방향과 내용, 방법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대학 통일교육이 대

학생이라는 대상, 탈냉전시대라는 시간성, 분단된 한반도라는 공간성을 충분히 고려한

보다 생동감 있고 체험적이면서도 성숙한 논의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븐 논문은 2가지 기본적인 목 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부산 지역적인

차원에서 대학 통일교육을 교 양강좌를 중심으로 그 실태를 파악하는 과제이고, 둘깨는

실제로 연구자 자신이 지난 5년동안 대학 통일교육의 경험에 근거한 실험적인 수업모

델을 제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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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인구의 필파는 다- 파 간이 잊 가지로 정리힐' 수 있다.

먼저, 부산 -V요대학의 통임)'l'(육관런 Id잉·강죄·의 설테분석의 결과이디-. 제도적인 측

1 {에서 co 지난 [9Q0닌 대학 교 잉7강좌에서 r 국1펀윤리J 감죄·가 사라진 이후 톤일교육

A 모1 교잉·깅·고1J는 Is't양선택 및 자유선텍의 ]][If에 포힘-되어 실시되고 있으미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과복은 T북한이해] 및 r 북한사최의 이해」 강좌였다. 倦 개싣 깅·좌수

기 
'희·교벱, 

힉·기%緩旦 밀은 -M]//-헝 힌상'合 발건할 수 있었디-. 어떤 학Aft는 l-2학기에 d

긱- 3힉극]의 비중으로 개설되v 있는 반면, 밀'은 대학은 l-2 학기 중 한 학기만 섣되딘

기- 개설된디·고 하CI리-도 심한 불균헝을 드러A다. 0·9 통일관런 교 잉7깅·좌는 조1부가 교양

T)댁 1길 자-h-신댁-p-로 헹해지5-( 있고, 조사데싱·의 6학11'< y 2학교는 아에 통임관련 교

잉·깅-죄.가 한 깅-좌J;.t 개실펴이 있지 僧았다. 1 昏일교육의 주핀·기(l·은 (국V])윤리11't육

및 <·<-민2 리학·괴-기- 있는< 깅-7 는 해닝·힉괴.에서, 似{즈 깅우는 정치헹정힉·드L 빛 정치외1

학괴-o]]서 주관'하고 있었다. 둘째, 수깅-학셍들의 대학 통일교육에 대한 인관A조사의 결과

롤 )itv), C() 일상셍활 속에서 일에 데한 A9-심이 대체로 닐'은 것으로 니.타났으며, 통

J의 딩·위성에 대해서는 20% 이상이 긍정적인 반용을 j,<있다. 恭 통일 J국:) 징보는 주

52 오1론매체가 소1정적인 익'힐·올 하는 깃으로 니·니·났으미 수업을 통헤서 인는다는 응昔

지-는 27%-計 차지해서 통일)IIA-에 내한 재점겹이 있이야 한다는 점을 71·시하51 있다,

C·0 통일%9곳1 1)'(%강좌를 선테하게 된 y기를 보V), 선배들의 717--핑소의 괸1]-시간11

싱-의 이d-담딩'11'l-i의 닝성 A으로 선배·趾의 엉향이 크다는 짐을 알 수 있었고, 이런

경향< 고학닌보니·는 저학9 남학)%j,L다는 어학싱1에개서 니.전>영억보다는 인문 · 사최

게일이 0 강하다는 접은 원· 수 있었다. g) 통인교-h·tI·련 교잉·깅·죄-의 개설여부에 헤

서는 약 90%가 c·정적인 1%]1응을 보였으삐, 교잉1필/로 하는 안에 대坤서도 약· 80% 이

상'이 친·성剋니-. 이런 헌싱'은 익r 70%의 수강셍이 통인교A 관련 킹·p를 타인에게 권7-하

갰다는 )]>·옹으로 인길되었다. 53 통릴교A-관 l V%·깅-좌가 통일 및 북한에 대한 이헤에

익7 o% 정도의 학A%이 도웁이 되있다고 봉71-壺으미. 수업의 애로 섭으로는 교제와 교

수의 수업1-8-식各 기.장 A·a 지적臧다. 2) 숭일교A긴·런 수7]을 듣기 전가 후의 q!·1회-에

대해서는 약 50% 정도기· )/)촤기· 없었다고 - 남{일머. 빈촤한 경우논 상데$/으로 통일

이 꼭 y[]요하다는 반응이 높았디·. 통일JACA국1·런 5/ 잉:김·좌 님-딩21'R수듭의 실니]외- 발전4

인 개신접 등을 요익r히.면 다음과 7.)-다. co h']·딩·교d·들 진부 닙-지-였고 151:g 중 13IA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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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였으며, 연령상으로는 30대(60%)가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또한 전공별로는 정

치학이 두드러지게 많았다. 借 담당교수의 전공은 87%가 정치학이었으며 세부전공은

다양한 분포를 보여 통일 및 북한관련 전문가가 부족함을 알 수 있다. 卽 통일교육과

관련한 가장 큰 애로짐은 적절한 교 재와 자료의 부족과 입체적인 교육을 저해하는 교

육환경을 제시했다. 卽 주된 강의방식은 강의식*질의응답 식을 선호하고 있었으며, 바

람직한 강의 방식으로는 시청각*조별토론식을 제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卷 통일교육관련 입법화에 대해서는 대체로 찬성하고 있으나 그 제도의 근본적인 성격

과 내용에 따라 판단을 유보하겠다고 응답하여 그 기본 취지는 찬성하고 있으나 이전

의 반공교육과 같은 방식에는 우려를 나타냈다. 卽 통일교육관련 과목의 교양필수로의

전환에는 대체로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이 제시한 실험적인 수업모델의 근본 입장은 신세대의 정서를 담아낼 수 있는

생동감 있고 체험적이며 창조적인 입장에서 접근하는 대학 통일교육의 실험적인 모델

을 제시하고 있다. 다시말하면, 대학 통일교육은 교양강좌로서 전인적인 교 육의 내용을

가져야 하고, 그 방법은 3차원의 강의를 수용하며, 통일교육을 보는 기본 입장은 먼족

주의 시각, 삶의 체험, 생존의 논리라는 3가지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

다. 그리고 연구자가 실제 수엄에 적용하는 주별 강의계획서를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제

시하고 「사랑과 통일」 주체를 발췌해서 지면화시켰던 것이다.

끝으로,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도출된 몇 가지 결론을 정책적 제언으로 제기한다.

첫째, 대학 통일교육의 핵심은 가르치는 교 수의 자질과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가로막

는 졍보 · 자료의 부족이 우선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통일교육의 전문가는 시일

을 두고 장기적으로 해결해약할 사안이지만, 적어도 자료의 개방을 비롯해서 통일교육

자료의 체계성은 시급히 요청된다고 하겠다. 지금까지 통일교육의 개선방안이 거론될

때마다 담당교수의 자질문제나 자료의 개방, 체계적인 공급은 지적되어왔다. 꾈자는 통

일교육 담당교수 및 학생들의 자료이용에 있어서 중앙과 지방의 또다른 분단상황을 강

조 하고자 한다. 현재 서울의 경우, 광화문 우체국 r 북한자료센터」 가 있고 그 곳에서

북한영화도 상영되고 즉석에서 토론도 가능하다. 하지만 부산의 경우는 자료이용 뿐만

아니라 영화상영의 경우도 그 절차와 자료구입의 애로 등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q

둘째, 졍부차원에서 행해지고 있는 대학 통일교육관련 지원사업을 대학 현장의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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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육괴. 9게시키는 작엄이 요칭핀다고 본다. 대힉·AI 통일논문 공모니· 통일문제학술세

미니-, 학셍)학술1론회 지원 骨 통일부의 사업의 쥐지가 보다 살이-니·게 하려먼 대학

통일교육관런 교 양 
· 

죄· 등과 연계시지 싱-호%]조체제를 5L축하는 것이 효 적이라고

본다.

셋쩨, 통일정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이고 다양한 홍보가 요청毛다. 대학 통일교 관

런 교 양깅-죄·를 수깅-하고 있는 학싱)이나 71딩-교수들의 한질같은 요크L 중의 히·나가 정부

의 통일정책을 보다 신띵하게 안 수 있는 정리이 J/족하다는 것이었다. 에를 늘어 국1 l

의 정부 출범 이후 項1심정책이 언론을 통헤 소개 q고 있지만 그짓의 2뵨 취지 등이

딤-딩-교수니- 힉-섕]들에게 전딜'되지 못하고 91다는 71을 차인할 수 있있다,

넷째, 90넌대 신세대 대학섕]骨에게 3합한 통일교A-의 수업1%·법이 속헤서 개반돼

야한디·는 점이디·. 대학·의 통일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들의 애로점 중의 하니1도 비.로

징보 멸 지-료의 부족과 함께 시칭각 교육 등 일악한 교今촨징을 들었다, 이 분제는 기-

징' 비·림-히한 통일11(육의 l·M'보]은 겅'의식*시칭긱-*조1/모2론식이라는 본 언구의 겯과에서

도 일' 수 있듯이 시칭긱' 교A을 비롯해서 다%한 l%'법을 동원한 통일7/육이 요칭된다,

다섯쩨, 1국적인 치-원 및 지한]적인 차원에서 통일교육관런 딤'딩·교수듭이 교i 인장

o]]서 깆·는 에로점이니- 지· 개인들이 통일고t육의 수업모멜晋을 공개히.고, 건진한 상호비

든1·괴- 헙릭의 장을 Il>-VI'하는 제도지인 징·치가 필IL히.다는 점이다.

st-로, 향후 통인교육은 호1실성파 칭-조셩, 미래성이 상호 유기적인 판계를 깆·는 프

로/]복]] 게1差·이 있이야 한다. 띠-라서 향후 통일고1 은 정부와 시민단체, 학게가 공동 침-

이하01 통일의 지헤를 도출하는 구7를 구축헤이·하고, 통일11'(육관런 제도촤 는 학게

통일교A-괸·런 답딩3V수들의 3건과 시1;11V)·제들의 의긴을 반듯이 반엉틸 수 있도록 헤

이< 힐· 깃이디·.

1990넌1귀 소위 신세대 대학AI들에 데한 비펀·의 우려가 엄'지만 통일교욱·에 한정시커

毛가한다1친 통일문제에 디·양하고 1실즈]f-로 1]포't하는 긍정적인 측먼도 칠 수 似다,

昏일이 -(리기- 14 좋음의 대싱'이 이.니듯이 신세대에 대'한 기성세대 밀 정브.의 지원

과 격리, 올비-른 교-h-은 시대가 4어지고 긷· 의무인 깃이다. 신세대의 용기와 지헤없이

2] A·1]기 %L일된 조국은 상상하기 어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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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 1 문제제기

1980년대 말 이후 세계적인 차원의 탈냉전은 지난 반세기 분단된 한반도의 통일환경

에 큰 영향을 주었다. 동북아의 국제관계도 지난 냉전시대의 이분법적인 대결보다는 공

존과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새로운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o 특히 동서독의 통일은 한반

도에서의 통일이 손에 잡힐 듯한 기대를 갖게 했다. 그러나 남북한의 관계는 여전히 적

대적인 대결과 갈등을 유지하고 있고, 
'

탈냉전의 비동시성'과 
(

분단의 중층성5에 의해

한반도의 통일문제는 여전히 많은 난제를 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월 출범한 새 정부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한반도 통일문제를

국제정세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도, 대내적으로는 현실적 · 구체적인 차원에

서 탄력적으로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하는 중대한 역사적 과제를 안고 있다. 왜냐

하면 소위 탈냉전의 부정적인 영향이 분단의 부정적인 구조와 결합되면서 대외적인 위

기로 표출되고 있고, 게다가 지난 연말에 불어닥친 국제금융위기는 한국자본주의의 허

약성을 그대로 노 출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의 남북관계는 인적 · 물적 교 류가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게 진행

될 조 짐을 보이고 있다. 또한 북한의 식량난을 비롯한 경제적인 위기헌상은 남한이 비

록 IMF 체제 관리하에 있지만 통일의 당사자로서 어떠한 형태로도 해결의 싣마리를 찾

아야 하는 위치에 있다,

이처럼 현안 통일문제는 국내외적인 상황 변화에 준비나 계획적인 차원이 아넌 현실

적인 당면과제로서 지침과 실천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종교계와 시민단체를 중심

으로 전개되고 있는 북한 기아문제 해결에 대한 노력은 통일운동이 멀리 있는 것이 아

니라, 바로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싣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문제

는 통일문제를 둘러싼 이런 내외적 변화에 실천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

인가의 문제와, 그 런 통일논의가 지속적이고 생산적인 성과를 가져오려고 한다면 국가

차원의 제도화와 함께 교육을 통해 국민들의 의식을 어떻게 제고시낄 것인가가 관건이

1) 이종석, 분단시대의 통일학(서울 : 한울, 1998), 서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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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디.. 하지민· 오늘날 우리기· 치한 헌실은 그 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통일문제는 무

잇보다 정부의 올바-邑 정첵과 국민骨의 
'힙·의 

도출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지난 90넌대

초까지는 세게적 . 지억적 차윈의 LA전구A 영향으且, - 1리고 최2-에는 징제적인 어려움

괴- 틸칙/초1적인 영향에 의해 틈일문제가 우리 허·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디-. 그 동안 통

일교육온 그 필요성이나 딩-위성, 내-9-, )A끄1, 문제점피. 과제 등애 대하어 적지않은 연구

가 행하여지 왔다.25 기존 인7성과의 공통적인 네벙-은 통일고<육이 중요하다는 데는 骨

의暑 보고 8)다. 하지1신- 그 1·M·향과 구체적인 내벙-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힌실이다. 특

히 대학통일교육의 정우에는 지난 1980년대 사최 민주화 과정애서 교 양괼수었던 r 국

민-S-리J 교과가 사리-진 이곡L 그 개략적인 방향과 내용이 실종되었다고 헤도 과언이 아

니다. 긱- 학교의 실정에 따라 다3프겠지만 통일교육 관71 교잉)감좌가 전히 개설되지 않

은 내학도 있을 뿐디러 진문대학의 경우는 진문교육에 밀리서 더욱 더 7족한 설정이

다, 이런 상진·에서 통일교%-읍 촬성최.시키기 위한 -제VI· 징잭이니. 논의가 쵤·발하게 제기

)yl R)디-,

시.실, 호듈닐· 내학에서 통일교육이 촬성촤되지 旻한 L-l]는 지난날의 통일교육이 민족

적인 치.우1에서의 일.린 통일교육이었다기 보디·는 징5(1적인 차원의 번·공교육이었다는 점

은 7지할만한 사살이다. 그렇지만 통일교육 자체-趾 부정하는 것은 아빌 깃이다. 따라

서 통일린.깅1/rn- 최�. 따른 비-;a·직한 통일교 은 대학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는

깃이디.. 데학에서의 통일교A-은 어쩌면 통일&1·r의 직접리이고도 중대한 역힐·율 밑·을

주체라는 측5에서, 보다 체게리으로 이루이지야 힐'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

하다, 이 l 힌실에 내한 우려가 최근 r 통인대비교육지원법」 의 입법촤3) 등으로 제기

되고 있다. 이런 논의의 공통된 기조는 
'

통일)E육, 이대로는 안핀다,'는 인식에 바탕하

어 보디- 체게화시키고 강최-시거 니.가야 한디.는 짓이다.

하지만 필자는 이전의 통일교A, 특히 대학 통일교육의 본지인 문제는 통일교육이

정 ·] 
.l-보 치·원에서 실시되고 진 tEl족적이고 자발적인 교육이 되지 못호1- 점에도 첵임이

있지만, 그런 문제주1 못지 M'/게 대학자체의 통욉1교A )·s-법 덜 내용이 대학셍듭에게 다
권

2) 돈안2-위의 제만논의에 대 서·><- L].음 d合 j-조, r 통인교- · vI·련 논의 지.료1]」 (서울 [ 昏일원, 1997),

:f) 
r 동일대비iF육지원법」 에 대한 ·지·세한 논의는 다음의 자A.-趾 협·조. 통일대비2묵지오며1의 i]IA빙·힝

과 v l과제(서合 : 통 IA, 1997.Q.); 昏인 비])/--R317법 징을 위한 세미니·(서울 : 한국 하·%dA'힙

피 · is촤昏인교-P-언/위원최, 1勢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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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수 있는 내용으로 체계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따라서, 대학 통일교육

이 활성화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통일교육에 대한 보다 많은 사람들의

의견교환도 중요하지만 현재 대학에서 통일교육과 관련한 전문가돌의 의견과 학생들의

의견수렴도 펼수적이라 보여진다. 더구나 대학 통일교육에 대한 정확한 실태보고서 하

나 없는 상황에서 대학통일교육에 대한 필요성이나 당위성만 강조된다면 그것 또한 문

제가 아닐 수 없다.

이상의 문제의식에서 연구자는 지난 1992년 이후 대학에서 통일관련 강의와 연구를

진행해 오면서 통일시대를 열어갈 대학생들이 통일문제를 보다 현실적이고 창조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내용과 방법을 고 민해왔다. 시대와 세대는 급속도로 변해가고

있는데 통일콴련 강의의 자료와 교육방법은 항상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자괴감이

었다. 즉, 이전의 문헌중심적 · 지식중심적 교육방법으로서는 오늘날 신세대에게 통일

의 중요성과 당위성을 교육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본 연구자는 통일문제를 민족적인 과제를 포함하면서도 젊은 대학생

들의 삼과 연결시켜 교육할 수 없을까라는 테 주목하게 되었다. 즉, 대학에서 이전의

국정교과서적인 틀을 벗어나 보다 탄력적이고 창조적인 입장에서 통일문제를 접근하는

실질적인 교 육표로그램의 개발에 관심을 가졌던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項째는 부산지역 주요대학의

통일교육관련 교양강좌의 실태를 탐구하는 것이다. 그 동안 대학의 통일교육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는 당위와 그 대안 등이 제기되었지만 그 기초적인 작업인 실태조사는 매

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산지역 주요 대학의 통일관런 교양강좌의 실

태를 제도적인 측면과 교수 · 학생들의 인식조사의 측면에서 고 찰할 것이다.

둘째는 대학 통일교육 교 양강의의 실험적인 수업모델을 모색해 보는 데 있다. 제도적

인 실태분석과 함께 연구자가 지난 5년간의 징의 경험과 연구를 통해 개발한 수업모델

을 지면화하는 젓이다. 이것은 세계화라는 통일환경의 변화에 맞는 통일교육의 수업모

델을 제시하여, 개별화되고 화석화된 대학 통일논의를 보다 생동감 있고 연대적인 차원

에서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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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1장에서 지난 1980닌대 말 이후 한반도 3내외 통일촨경의 번촤에 따라

통일문제의 위상이 딜·리.졌다는 점과, 이렇게 )켠회.된 통일쵠·겅에 뵤다 적극적으로 대웅

히.기 위헤서는 남북한계를 )i(다 1杜전적인 입장에서 풀 수 있는 정부차원의 노럭과 함

께 21 세기 통일의 당사자인 대학-%들의 통일교육이 보다 촬성화되어야 한다는 힙을 깅-

조臧다. 그리고 이러한 (제의식에서 본 연구의 I' [직으로 부산지역 통일관런 교 양강과

의 실데외. 실헙적인 수업모넨 개발을 제기히·있다.

2장에서는 대학 통일교육의 기초적인 이헤로서 통일교육의 개넘과 통일교육 관런 교

잉·깅·좌의 11]주, 그리고 내학 통일교육의 시데적 l;!1친과정파 전반적인 문제71을 기존

lit'힌을 동해 고 질하옜다.

3 장·l]서는 J >L산지익 주요 대학의 통일교육꾄·린 교 잉·강죄·의 제도적인 싣태를 분석하

였디-. 이기서는 Ill·저 부산지역 내힉·교의 헌1필· 및 학교선정. 실대분석의 시간빕위외· 지·

且, 실태분석의 항목 등 실 분석의 개요를 제시히.고 그 분석의 긱· 항목 내한 실데를

거- 대학에서 발행하는 수강핀람과 V]-딩-학과 7]-당자의 도운으로 분석한 걷과를 제시하

였다.

4 장에서는 대학 통일교육 권·VI 교 잉:강좌에 데한 부산지억 주요 대학4생들의 인식조사

暑 분석하였다. ISS8년 1학기 통일관련 교엉·깅·좌를 수강한 학셍들에 대한 셜문조시-를

통헤 학셍들의 봉일),(육애 대한 실태를 파익-을 21들의 인식조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5징- 서는 7신·지3 4 개 대힉-, 즉 국7]의 부겅데, 부산대와 사립의 징성대외- 동의대

학의 통일교육관 1
.

교 양깅·죄-를 두1·딩·하고 R)는 교수늘의 인식조사의 길과와 담당교수들

의 내학 통일It't육에 대한 개신집음 피-익·하였다.

6 장에서는 :1구지.가 지난 5닌 동안 통입교 긴.련 교암강좌률 담딩해 오먼서 개발한

실보]적인 수엄모넬을 기본적인 방'힝·괴- 주요 내용, 그리고 싣제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

다.

7장에서는 이싱·의 연구걸과를 정리하)'1, -E 연구의 권론을 바팅·으로 체김적이고 칭'조

적인 학 통일고< A 내한 정칙적 언을 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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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 통일교육의 기초적인 이해

2. 1 대학 통일교육의 개념과 통일교육관련 교양강좌의 범주

211 대학 통일교육의 개념

대학 통일교육에 대한 개념을 규정하기에 앞서 우선 통일교육의 개념에 대한 대표적

인 견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신정현 교수 등은 통일교육이란 
" 

현존 분단상태를 극복하고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 통일국가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우리 민족성원들의 역량을 증진시키는 교육"4]이

며, 그 구체적인 교육목표로는 첫째, 우리 면족사에 대한 인식과 평가능력의 증진, 둘

째, 국민들로 하여급 실제로 통일과정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그리고 민주적이고 평

화적으로 이끌어 가는 데 필요한 지적능력과 사고체계를 갖추도록 한다. 셋째, 통일국

가의 실혈 이후 우리 민족이 대처해야 할 제반 문제들을 올바르게 해결할 수 있는 미

래지향적 문제해결 능력의 배양, 넷째, 북한과 국제정세의 변화를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이해와 평가능력의 고 양, 다섯째, 진취적이고 합리적이며 균형된 인격체의 형성 등에

두고 있다.5) 또한 민병천 교수는 통일교육이란 
"자유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생활태도를 갖게 하고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가치관과 능력을 갖게 하며, 분단현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갖게 하여 장차 통일에 대한 논의와 결정에서 책임있는 먼

족성원으로서 역할할 수 있도록 하는 項"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그 는 통일교육의 범주

를 북한에 대한 교육, 자유민주이념에 대한 교 육, 민주시민 생활교육, 안보교육, 반공교

육, 협의의 통일자체에 대한 교육 등을 제시하고 있다.6)

둘째, 시대적인 毛화를 강조하는 통일교육에 대한 접근을 들 수 있다. 
" 

세계화시대의

대학생 통일교육프로그랭 개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조선대의 김홍명 교 수는 
" 

통일

교육은 통일을 합리적으로 인식하고 그 문제에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가치뫈과

태도를 지니게 하는 교 육X57)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윤건영은 통일교육은 
"

통일을 대비

4) 신정현 . 신용철 . 권오졍 공저, 「통일시대의 민주시민교육론」 (서울 : 탐구당, 1997), p. 299.

5) 위의 책, pp. 300-301.

6) 민병천. 「학교 통일교육의 방향」 , 중앙대학교 민족발전연구원 주최 통알정책대토론회, 「민족동질

화를 위한 통일교육의 방향」 (1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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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통일 이후의 문제骨 해걸하기 위해서 개인능빅을 1껴%하고, 체제3량을 깅-화하미.

통잎문최-趾 창조하고, 제제 - 합의 기능을 수헹히·는 깃"이리-고 개녑合 정의하고 있다.B)

므1한 깁국 ·1은 통일교육을 통일한3-의 미리]싱페서 칫·고 그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3- 는

w

통일Al'1육은 5 1 민들이 기존의 b%조1체제하에서 심촤%) 적대감과 데걸의시을 지%하도록

하고, 통일조국의 정신적 기$를 조 성한다는 치- )에서 통일조<·r의 미래상으로 실정된

민족주의에 기초한 자유, 1긴7, 복지체제에 데해 획·신을 가지도록 히-고, 1핀족공동체 구

성71으5L서 자ii-심을 가지고 민족의 발·전合 위해 노 럭하도록 하는 교육이다"고 정리하

고 9)다. 따라서 y일[[It%-各 1핀족공동제교육, 민주시삔교t육, 정보촤교육믈 포장하미, 이

세 가지 J v은 -8-기적인 )J곡]성을 겻'CI( 이루이지이· 한다고 주징·한다.W

d , 통일우1各 통인교육윽 
" 

통일-:;r가 5실에 요구되는 바람직한 인간성 
'헝성 

교육"

으로 정의히.고 있다.]0) 최근에는 통일환깅 1
%
Il회.외- 국vI들의 의식보1화에 띠·라 통일교육

은 昏일파정과 통일 이(가지暑 $꽐하는 ' 

통일대비교육'음 강조하고 있다.] ) 특히

1빗s년 새정수L 舍)Al 후 통일원이 통일부로 fg칭이 바Jd 이후 통일교%은 진일보한 내

- - 을 제시하고 있다. 통일교% 의 기본 fM'힝)을 체. 네용, )·g·w의 측먼에서 고1 주요네용

-S- 소개하띤 다음과 간다. 민저, 통일111-s-의 주체가 기존의 일방적인 정부가 주V하는

' 

정J/- 도 VI간지%' x-·%-식에서 ' 

정부-l/J긴· 
'헙력'의 

힝데로 변화해야 한다. 둘쩨, 통일교

-d-의 내- 이 당위적 · 규범A 치·웃1에서 벗어니- 힌실적이고 구체적인 피·론 중심으로 제

구성되이이· 한다. 셋쩨, 骨인)A(육의 밍그]이 피교육·지.의 의식괴- 수준, 징서에 맞추이 다

잉·촤 · 7]단촤되어이· 한다,12)
된

7) %]PM · 안종省 · 이두수, 
r 세게회.시대의 헤학AA 봉인교육프로21% 발에 VI·한 언c/..] , 한국국모)h.

리'희-회, 
「<·>·l IA리7HL」 제36호(서合 : 한-JI핵·121윤리학최, 10이.4), p. 103.

8) A긴잉, f 남북한 교류 {]릭시내 통·인교-H의 방향) ,

f' W 북한 밋 통일먼3'f 논 d VI:통일조3(·의

%3<!l . Y지 ·

w ])(육제도 · 통밀]J-2- 방骨」 (서合 [ 통71원, 1男2),

% 긴-:·l·헌, 
i 통일한<·l의 미211상피 통일교·s-의 영역 및 과제., ,

r 사휘과학언구」 2%(충주 한국2,원

대학])t 시·최과학71구소), pp. 15&]-IE3.

10) 통인윈, 「통일]l(-h 기본 %s·힝·」 (서合 : 통 1위., l%5), p. 4.

1 1) 통잎연5%원, r 통인11새'」 (서울 : 통7]71수웃1., ly-]5), p. lOG. 
' 

통인내삐교A.'이란 통인에 대한 
-5·
t치]표1,

V)족직 차 ]의 수-2-성을 W이 1 . l.가는 징치]It육-직 )·<력 · 지 하고 있는 깃으로서 기본적인 기. 로

서, 디-읍의 2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칫쩨, 통인준비교 - 이다. 즉 호1싣키 과제7 y장하고 있는 통일파

입에 데-헤 통안주체로서의 칙·31한 의지 라 기·치판, Ill·람31한 네도 -吾各 힘양히·도록 헤주는 깃. 碩

통오( 비·'l)(-n-이다. E 통인이후의 I
%

11족진제의 %Il'이 %·디 딩의.%;-고 ·$p된 깃이 되기 위句 통일-:·[가의
-:
힘/.IA로서 6추어야 혈- 도닉 품성끼 대V 등을 사전에 )1러주는 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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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통일교육은 이상의 통일교육의 기본성격을 가져야 할 것이다. 다만, 오늘날 한

국사회에서 대학이 갖는 중요서과 그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項 가지 요소

가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세계화의 요소이다. 변화된 통일환경의 변화 중에서도

세계화 경향은 대학 통일교육에서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통일교육이 이전의 일방적인 체제 우월적인 교 육에서 벗어나 보다 개방된 통일교육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13] 둘째. 대학 통일교육은 의식 및 인식차원의 교육 뿐만 아니라

실천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에서 통일교육은 교양교육으로서 대학인 전체가 통

열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는 차원에서 강조되어약 하지만, 특히 초 · 중 · 고 학생과는

다른 통일의 주도적인 세대로서 그 실천성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통일문제에

대한 다양하고 모범적인 수업모델 개발이 강조되어야 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대학 통일교육의 개념를 정의하면 
" 

대학생으로 하여금 통일

과 북한의 실상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체계적인 연식을 갖게 하여 통일에 대

한 준비와 통일 후의 국가건설의 과제 둥에 대한 교육"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기본 목표를 
" 

통일을 지향하는 의식을 개개인이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서 펄

요한 북한 및 통일문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통일과정에서 사회 전체와 개

개인이 경험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데 두어져야 할 젓이다."14)

212 대학 통일교육관련 교양강좌의 범주

앞 절의 대학 통일교육에 대한 개념에 따르면 대학 통일교육 교 양강좌의 범주는 크

게 통일준비교육과 통일대비교육을 포함한다. 이를 좀 더 세분화시켜 보면 통일의 당위

성을 비롯한 통일에 대한 올바른 인식 및 가치관 형성에 대한 내용, 북한에 대한 을바

른 이해 및 체제통합 및 융합을 이끌 수 있는 통일준비교육, 통일 후 나타나게 될 제반

12) 통일부 통일교육원, r통일문답100」 (서울 : 통일부 통일교육원, 199S), pp. 233-234.

13) 대학 통일교육에 있어서 개방성이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대학교육 그 자체의 성격과도 연결된다.

이점은 독일의 정치교육이 시사하는 바가 크 다. 독일의 통일교육은 개방적인 이데올로기 교육과, 상

호인정과 존중, 그리고 화해와 이해와 인도적 협력과 지원의 타당성에 대한 교육, 장기적 전망 하에

서의 교육, 구체적 교육과정과 교과성에 연결 는 통일교육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다. 오인탁, 「

통일준비-2육 」 , 이영선 편, 「통일준비」 (서울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1997),

14) 이우영, 
「대학 통일교육의 헌황과 문제점」 , 「통일연구」 제1권 제2호(서울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

원, IS97), p.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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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제들을 해省힐· 수 있는 통일대비교육 듕이 필 것이다, 따라서. 된 언구는 부산지역

대학 통일교육관 l 교잉3'괴· 중에서 위의 범주에 At힘·되는 강좌를 선정하였다, 1988넌

기준 넉산지역 통일교육관련 교양강좌는 디·음피- 같다. 부산대는 더긴족분단과 통일문

제J ,

f 민족%릴성의 최복, ,

r 북한사회의 이해」 , 부경데는 「민족과 통일」 ,

「북한

의 이해」 . 깅성대는 r 북한문학의 이헤」 ,

r %한의 이해」 , 동의대는 r 납북한 관게와

통일7제J] ,

r 아시아 핑촤와 닙'복통일」 ,

f 북한사최의 이해」 ,

「북한의 정치와 사최」

등이 Y함된디·.

2.2 대학 통일교육의 변천과정과 문제접

2.2.1 대학 통일교육의 억사적인 1연천과정

1기'이· 통일교 - 은 1268년 정부가 r <·rI핀윤리」 를 대학 교잉]과목으로 체택할 것읍 권

장한 이후, 통일촨깅의 V]최-외· 한국사회의 민7촤 파정과의 깊은 싱-호작용 속에서 다음

과 권-은 역사·적인 l/1회.과징윽 거처 兎·다.

%11저. A-]1도>인 빈에서 실-피보자. 통일(반W)31(육이 )'I'tA-차원에시 체계촤된 깃은

1954닌 제1차 11),육과정이 만들이지)y서-St리이지만 대학의 통일교육이 -1쁘격최-된 것은

정부가 1970년에 ['-:'·:벼15리」, 를 1't'c잉: VII파목(2힉-tI)으로 지정한 이후 1988닌까지 <d-

책과복으로서 시'Y되었다. 1977년 서울대힉-교에서 국1/1윤리학과릅 대촤원 과정으로 신

설히-면서 그 j]'(-hV성-의 체게최-기- 시도되었고, 1彌1넌 전국의 Af립 사1但대에 국빈윤리

학과가 설치되번서 대힉·의 51(잉C강좌를 7관했다. 이떼부터 1928닌까지 r 국민各리」 Il't

과복은 2 학접씩 2학기에 긴처 이수해야 하는 필수괴·목이 되었고, 이넘교육이 더욱 강조

되었디..)5) 또한 사범대의 a /배1윤리3'l't육파는 %등 도덕 및 $ 리교과 남딩·교시.의 양성기

판으로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 러다가 1開0넌내 중반 이후 대학Al들의 민주촤 운

동과 대학내의 학원지-치촤 $동에서 기존의 r 국<l)윤리J 교육에 데한 비판이 일게 되

고, 결국 19S9닌 정부는 데학의 ( 국민合리. 과목음 교잉2과목으로의 체택여부를 대학

지.율에 f길입하게 되었으IF, 거의 대부분의 대학들은 국1핀윤리를 교양 선백파환L으로 개

핀하었디-. lAO넌 정부는 내학 r 니·민合리」 파목의 존페문제를 데학의 지·율에 밑'겼고,

p 

團 團

챈 團 團 團 團 團 團 處 團 a 도 團

團

p 團 고 도 

團 團 고 團

15) 이-'F잉, Sf의 s·(17)7), p.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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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계기로 대학 교양과목에석 r 국민윤리」 라는 강좌는 사라지게 되었다.

둘째, 대학 통일교육의 이념적인 지향점을 중심으로 그 변천과정을 살펴보자. 전반적

인 통일교육의 내용과 같이 대학의 통일교육의 이념 · 내용적인 기본 방향은 
t 

반공교육5

-
' 

통일 · 안보교육' -
'

통일교육'의 변천과정을 거쳐왔다, 대학 통일교육이 시행된

1970년부터 1980년 제 3차 교육과정 시기까지는 초 · 중등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승공

교 육, 공산주의 이념 비판교육, 멸공교육 등 완전한 반공교육으로서 대학에서의 교 련과

목과 함께 시행되었다. 1981년 제4차 교 육과정, 즉 제5공화국시대의 통일교육은 지난날

반공교육의 영역을 더욱 더 확대하여 공산주의의 도전을 극복할 수 있는 사상적 역량

읕 결러 민주적 평화통일의 신념을 정착시킨다는 내용이었지만 여전히 반공위주의 이

데올로기 비판교육 중심이었다. 그러다가 1989년 제5차 교육과정 개편으로 통일교육은
4벙

지난날의 반공교육에서 통일 · 안보교육으로 정식 개칭되었다. 대학의 통일교육은 1989

년 이후 사실상 공식적인 차원에서는 사라兎다. 그리고 기존의 「국민윤리」 과목은 없

어졌지만 내용적인 차원에서 통일교육과 관련된 과목들의 통일교육은 기본적으로 겨존

의 반공교육에서 벗어나 보다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차원에서 통일교육이 강조되고 있

고
, 북한사회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가 강조되고 있다. 1995년 제6차 교 육과정에서는 통

일 · 안보교육이 통일교육으로 자리를 잡게되玆고, 제7차 교 육과정도 통일교육에 관한

한 통일지향적인 기본입장을 견지하면서 평화와 세계화 시대의 통일문제를 강조하고

있다.lG)

2.2.2 대학 통일교육의 문제점17)

앞 절에서 고 찰한 바와 같이 대학 통일교육은 지난 우리 민족의 고 달픔 만큼이나 그

방향과 성격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 정시켰다. 현행 대학 통일교육의 문제점을 간략하게

16) 제7차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정세구, 「제7차 초 · 중 . 고등학교 도 덕과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방

향, , 부삳대학교 사범대학 주최 초정강연회 자료집(1998. 3, 27).

17) 이우영, 「대학 통일교윽의 현황과 문제점.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毛, 「통일연구」 제1권 제2호

(1997), PP. 68-70.; 이영선, 「통일교육법 제정에 따른 통일교육체제의 개선방안」 , 한국대학교육협의

회, 「통일대비 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세미나, 발표문(1997.7.), pp. 47-49; 추병완, 
「
통일대비 학교

통일교육의 방법 모형 개발」 , 통일교육 . 홍보(V)」 (서울 : 통일원, 1997), pp. 17-21.i 신정현 외 공저,

통일시대의 민주시민교육론(서울 : 탐구당, 1997), pp. 301-305. 내용을 참조하여 필자가 본 논문을 작

성하면서 발견한 접들을 함께 정리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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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히·V) 다(과 같다.

첫 . 대학 통일]A육의 기본 빙'향과 성걱에 내한 재%]검이 필요하디·. 헌 데학의 통

일교 은 크게 두가지 빙·향에서 조]근하고 있다. 하나는 통일교육을 징치교육파 걸부시

B 논의릍 들 / 있다. 먼 시민교육으로서의 통일)11육에 접근하고 있는 시도이다. 이

는 정치와 고't벽-을 걸힙-한 깅치교육의 하위체게로서 통일교육올 자리매김하는 시도이

니·.18) 다른 하니·1· 통일교 - 을 윤리 · 도닉이라는 가치지향적인 $근을 吾 수 있다.19)

. 이외- 긴-은 통열교-d-에 대한 다양한 접]2-돌은 통일7't육을 보다 풍부하 릭· 수 9)지만

체게적인 정리가 」 L칭핀다,

둘쩨, 통일관련 교과목의 잉:이 질내적으로 부족하다, 대학에 띠.라 북한 혹은 통일에

대한 과목이 조1허 없거나 있이도 o·히 소수인 깅- 가 히다하다, 부산지역만 하더라도

돔일핀·런 교잉:강죄·의 제도적 <ll 분석대상의 6개 학교 가운데 2개 학교는 한 개의 강

조)·도 게설되이 있지 但'았으며, 개신毛 힉· l

'

t의 겅-으에도 1학기와 2학가의 펀중이나 학·교

]칠로 너무니· (!- 빈차를 드버네고 있있다.

5쩨, 강의의 디·잉:싱이 부족하디·. 이 1)3는 괴.목 딤-딩·교수의 진공의 핀힝·성파 파%F

지·체의 부족, <->-리고 수업진행 빙'식의 친핀일률성온 지적할 수 있다. 빈저, 딤당교수에

있이서 대부분 정치힉-올 /J공한 교수들이 昔당 1-에 따라 통일의 윈인이나 북한정치 W

닙- 판계에 대 서는 심骨적인 깅-의가 킹조되는 정치학직 관점의 핀향성, 과목자체가

데부분 
'r
북한의 이헤J, 에 

'l-징시이 
북한의 전빈-적인 이해는 가능하%%지반 한 힉.기 동

J·에 실21)로 북한의 ) /-엇을 이혜할 깃인가에 대해서는 니무 모호하다는 접이다, 이는

과St·자체기- ) ;L족하31 통일 및 북한 판 l d·곧자의 부족에서도 기인하는 측먼이 있다.

A 7]진헹 1-M·히도 기존의 논의를 종합해 J'IL뻔 깅-의식에 그치고 있이서 통일고'(육에 데한

학AW들의 능동적인 키·여가 부족한 깃各 앞 수 있다.

L% 매, 사최 진반적인 통일]d육이니- 대학내 다른 ))(과목과의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짐
로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18) 세게의. 시네외. l-런하이 통입문제-趾 징치]l<-h의 히.위체게로서 니.旻 대표적인 언·/-로는 19979 한-],

정치학최기- 주최한 정치이'회 17차 서‥세게대최 동시학술회의에시 1싱·표)d 글恒·- . 듈 수 있다.
-%히 다4의 ]1음 참조. 한만71, l" Iq·직' 정치]I<A-으로시의 통인],tA.의 과제 1 , 손기<, 1昏일한<,

1 사회昏힘'各 위 
')- 

징치교%- 기본빙'인·, ,

r 세게파와 l
.

·

'

슨촤. 시대의 정치와 교-A, (서各 한국정치

학최, [男7 ).

19) 내표적인 할로서는 추띤왼-, 
1 昏인내비 이·.ia!, 著. ]]l],.s-의 12·))] 모헝 게1身1 ; 깁대군, 가치)고A기1[j

을 唱·-f한 錤育�51'<-B· [U<dL프로./:t랩 게빌-, , r 통있]d-2. . -言.j,(rn(V)」 서츤 �!봉일원, IA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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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최근 시민단체들에서 이루어지는 통일교육이나 통일부 통일교육원에서 행해지는

통일교육, 그리고 중등의 통일교육이 대학 통일교육과 연계성을 갖지 못하고 행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언론에서 공개되는 통일 및 북한관련 자료들이 시청각 자료로서

유익함에도 불구하고 통일교육에 적절하게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통일부에서

주최하거나 지원하고 있는 대학생 통일논문공모나 통일관련 학술세미나(대학 부설연구

소 지원) 등이 통일관련 강좌와 연계없이 파편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또한 통일교육이

대학내 다른 교과목과 연계되지 못함으로서 일회적인 강의로 그치고 있다.

다섯째, 통일관련 담당교수의 상호의견교환이나 능력의 문제와 적절한 자료의 부족

을 들 수 있다. 기존문헌에서는 담당교수들의 자질이나 능력을 문제삼는 경우가 많았지

만 연구자의 견해로는 자질이나 능력문제 못지않게 담당교수들간의 상호의견교환 몇

지역차원 내지 정부 차원에서 담당교수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의 부족이 더 근본적인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아울러 통일교육과 관련한 제반 자료에 대한 부족은 북

한관련 자료의 공개화 문제와 아울러 치명적인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상의 지적 외에도 통일교육에 있어 북한의 일상생활 차원의 교육이 겪시되고 있는

점, 교육방법에 있어서 우리 현실과의 연계성 부족 등을 지적할 수 있다.

3. 대학 통일교육관련 교양강좌의 제도적인 실태분석

3. 1 실태분석의 개요

3.u 부산지역 대학교의 현황20)과 학교 선정

부산지역의 4년제 종합대학은 아래와 같이 총 13개교이다. 즉, 국공립의 부경대, 부산

교육대, 부산대, 한국해양대 등 4 개교이고 사립은 경성대. 고 신대, 동서대, 동아대, 동의

대, 부산카暑릭대, 부산외국어대, 동명정보대, 신라대 등 9개교이다. 본 연구는 이들 대

학 중에서 국공립의 부산교육대, 한국해양대와 사립의 고신대. 동명정보대, 동서대, 부

산카톨릭대, 부산외국어대 등 특성화된 대학은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부산

20) 부산대학교 교수회, f 교 수수첩. p.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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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차원 내지 정부 차원에서 담당교수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의 부족이 더 근본적인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아울러 통일교육과 관련한 제반 자료에 대한 부족은 북

한관련 자료의 공개화 문제와 아울러 치명적인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상의 지적 외에도 통일교육에 있어 북한의 일상생활 차원의 교육이 겪시되고 있는

점, 교육방법에 있어서 우리 현실과의 연계성 부족 등을 지적할 수 있다.

3. 대학 통일교육관련 교양강좌의 제도적인 실태분석

3. 1 실태분석의 개요

3.u 부산지역 대학교의 현황20)과 학교 선정

부산지역의 4년제 종합대학은 아래와 같이 총 13개교이다. 즉, 국공립의 부경대, 부산

교육대, 부산대, 한국해양대 등 4 개교이고 사립은 경성대. 고 신대, 동서대, 동아대, 동의

대, 부산카暑릭대, 부산외국어대, 동명정보대, 신라대 등 9개교이다. 본 연구는 이들 대

학 중에서 국공립의 부산교육대, 한국해양대와 사립의 고신대. 동명정보대, 동서대, 부

산카톨릭대, 부산외국어대 등 특성화된 대학은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부산

20) 부산대학교 교수회, f 교 수수첩. p.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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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익 통일교육 관런 교잉c)J-죄-에 내한 도적 실 분석은 국공립으로서 부신·대, 부경대

2개교와 사보1으로서 겅성대, 동아대, 동의데, 신리-대 등 4개교를 합해 충 6개교<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었다, 또한 부겅대. 깅성내, 동의대는 7간과 야간이 있는네, 본 실데분

석에서는 개설깅·좌 수외. 수강 학싱1 T 등은 주 · 이·간을 모두 포함하고 y)다.

3.1.2 실 분셕의 기간범위와 지-전L

본 제도적인 분석의 기간1/]위-L 1998닌 1학기외. 2학기를 신정하고 필요한 징우에 따
a

리·서 19979 1학기되. 2학기를 Y힘'시켰다. 실테분석의 기본 자료는 1차지으로 져· 데학

01]서 학셍)들의 수깅·신심을 위혜 베부된 f 수강9람.l 및 「수업시긴·표」21)를 켜·고循으이.

수깅-신칭 후 수깅·)g 수 동의 획·인을 비旻한 제반 )/)동시.힝·에 대한 깃은 위의 r 수감핀

v.IJ 및 r 수깅-시간표, 와 대조히·여 지' 대리- 관런학괴·의 껴조를 반있·디·. 특히 S98넌 2학

기 게설깅-죄-외- 수깅-셍 파악은 해딩' 대학 학과의 도움合 1싣아서 최대한 끼괸·직인 분석

이 되/3 兎디·. 7'한 님-당J 수의 현增· 1](괴-목에 대힌· 曾<g수외- A 련힌 실태툰-석

은 디·읍 장의 딤'딩'Al'<수 실테 분석에서 고칠·하느1로 어기서는 제외하었다,

3.1.3 싱태분41의 힝-목

부산지억 주요 )키학의 통일괸국1 교 양)J·키·의 실 분석 힝·목은 다읍파 같디-.

[0 개신강좌의 l:8 칭

卽 개설여부 1굇 설 학기

C-0 Iol%선어, 교( 값핀수, 학7i의 분제

co 주판기관

d 깅-좌 개설 수 및 수겅-학A%l 수

Cb 폐깅- 및 평가 기준

21) 긱· 학]1삐1 따리· 띵칭이 조i-r씩 치-이·단 가지V 있있다. 부산내와 신리·내는 r 수강펀림-」 , 부깅대는 「

깅'의V]람」 , 깅성내, 동아대, - 의 A f 깅'의시건-표」 로 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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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대학 통일교육관련 교양강좌의 제도적언 싣태분석

3.2.1 개설강좌의 명칭

통일관련 교양강좌의 개설명칭은 부산대는 r 민족분단과 통일문제」. ,

「먼족동질성

의 회복」 , r 북한사회의 이해」 등이며, 부경대는 「민족과 통일」 , r 북한의 이해」 .

경성대는 「북한문학의 이해」 와 r 북한의 이해」 이며, 동의대는 r 낭북한 관계와 통

일문제」 , r 아시아평화와 남북통일」 ,

r 북한사회의 이해J ,

「북한의 정치와 사회]

등이다. 이들 강좌의 명칭을 종합해 볼 때 분단 및 통일문제와 북한사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공통점이다. 부산대의 「민족동질성의 회복」 은 통일 및 북한문제의 문

제의식을 보다 명확화한 과목으로 볼 수 있고, 경성대의 「북한문학의 이해」 는 부산지

역에서 유일하게 개설되고 있으나 1학기01]만 개설되고 있고 98년의 경우 1강좌 개설되

고 있다.

3.2.2 개설여부, 개설학기

1998년 기준 제 1, 2학기를 통해 통열관련 교양강좌가 하나라도 개설된 학교는 부산

대, 부경대, 경성대, 동의대 등 4개교이고, 동아대와 신라대는 전공강좌에는 있으나 교

양강좌에는 개설되어 있지 않았다. 개설학기도 학교마다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즉 부산대와 경성대의 경우는 1학기와 2학기에 각각 다른 과목이 개설되고 있으며, 부

경대는 l-2학기에 동일교과목이 개설되며, 동의대는 일부과목은 1-2학기 연속해서 개설

되고 일부과목은 해당학기에만 개설되고 있였다.

3.2.3 선택, 필수와 학점

2장에서도 언급했지만 현재 한국 대학 교양교육은 전반적으로 교양필수, 교양선택,

자유선택으로 나누어져 있다. 부산지역 통일교육 교 양강좌의 필수, 선택. 자유선택 및

학점에 대한 헌황은 다음과 같다.

부산대는 교 양선택의 7개 영역22) 중에서 1학기에는 r 민족분단과 통일문제」 가, 2학

22 ) 7개영역은 I . 언어영역, D.역사 . 철학영역, T[.사회과학영역, IV, 문학 · 예술영역, V.자연과학영역,

)/l.보건 · 체육영역, AT.한국문화의 정체성 영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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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t- r 북한사최의 이해」 가 사최과학영역이고 2학접이다, 그리고 u $족동질성 최

복, 은 한국문촤의 정체성 영익이고 2힉'주]이다. 부산대는 교%길'좌의 겅우 교양공통,

기2$9'수, 교잉·선덱으로 니-Ii·-고 있고, 긱·괴.떨로 이수학점이 다르다. 죽 각 괴-벋로 전체

이수 학7](140-160학7])에서 l-2학년에 니-누어 It 잉·과목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는네, 기

초필수는 데릭· 8학7]이고 교잉5신텍은 15-20힉·주] 사이에서 8개 영역)銳로 정헤진 학점의

7위 내에서 학생들이 선댁하도록 되어 있다.23)

J>!-겅데24)p k' 민족과 통일J y 「북한의 이해] 기· 교잉·선택 6개 영역25) 가운테 사최

파학엉익에 1.2 학기 모 두 개설피고 있고, 1학년-4학년 사이에 언제든지 이수하떤 되도

록 되이 있으미 지·긱- 3학7]이다. ] j( 경대는 인문계외- 자연게일로 나누어 교임<과목을 디-

르 게 이수하도록 되어있다. 즉, 1)'1잉1필午는 인문계일 자인게얼 모 두 10학%)음 이수해야

되고, 교잉1선택온 인분게일이 23학주], 지-9게일이 30학접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디.. 특이

할 만한 사실은 각- 학부(학피J는 그 특성에 따라 15힉-점(자9게省은 22 학7]) 이내에서

71공에 3요한 교파복은 지정힘- 수 있도록 피어 있는데 통일괸런 과3은 한 피.목도 지

정피지 못 A다.

겅싱대는 1 학기-L< r 북한달힉-의 이해1 ,
2학기는 r 북한사회의 이헤J 가 자유선비교

잉·에 개설되고 2힉·접인데 대E/분 l-2 학닌에 수징히-고 있디-. 겅셩대의 ]l<잉:괴.정은 기본

공통0'l(잉:괴.목(7학점), 컴퓨터(Pc;ss), 기%r선티과복(15학%]) 등 총 22 학접을 이수해야 되

고
, 진공기초가 자 학부(학과)에 따라 12-18'희·조] 이수하고 니·머지 자유신택 교잉7과%이

있디·, 어기서 기본선택과%은 주간의 깅우 외국이(2)엉억, 역사엉역, 칠학 및 사최사상

엉억, 과학잉역 동 4개 영억 가운네 카 엉익)鍾로 1과목을 이수히-도록 되이 있는데, 이

중 3 임1 런 징A-C 해2시.寺이 없었다. 骨입꾄·런. 괴.%은 전체학점 중에서 자S-11택12

양-3- 제의한 교 %j)>.정 학짐파 >경핀v·l 이수.회·접-된. 제외한 남는 학점 중에서 자-8.선댁

과꼭괴- 더불어 이수히.면 되도록 되이 있는데, 한 과목도 이수하지 鶴·아도 졸업이 가능

하디·.

m

23) 부산데학5)/-, 10開학1J도 제1학기, XI)2학기 수깅·]8 
·

.

24) 부깅데는 1927노{ 구 수신·대학교v)- 부산개빵데학이 톤합'되이, 12QS년에 부겅대학11(M 출131피었다.

띠·라서 부경내는 
c
/· 수산대의 내인 7)피// 

-

'

/ 부신-게빙·데'이·의 용남 %)]퍼스%L 크 게 나둘 수 있다.

계실강좌도 7 . 이·건·으로 데연 밋 -9-딩 켄피스 빈로 개선v]고 있다.

25) 6개 영익은 인p피.학, 시.최괴.'야, 기 
. 히, 지·언과.'이·, 엉이, 제c%l·이 W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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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대는 기본적으로 2학년만 수강 가능한 선택교양과목이며 2학점이다. 기본교양과

목, 선택교양과목, 자유교양과목으로 나누어진다. 기본교양과목은 1학년, 선택교양은 2

학년, 자유교양은 3.4학년이 수강할 수 있다, 통일관련 교양과목은 2학년이 수강할 수

있는 선택교양과목이며. 1학기에는 국민윤리학과에서 「북한사회의 이해」 와 「남북한

관계와 통일」 , 정치행정학부에서 r 아시아의 평화와 남북통일J 을 개설하고 있으며, 2

학기에는 국민윤리학과에서 r 북한사회의 이해」 와 「남북한 관계와 통일문제」 를 각

각 개설하고 있다,

3.2.4 주관기관

통일관련 주관기관은 대체로 국민윤리학 및 윤리교육과에서 주관하고 있으나 학교의

사정에 따라서는 정치행정학부에석 주관하기도 한다.

부산대는 「민족분단과 통일문제」 와 r 북한사회의 이해1 강좌는 사범대학 윤리교육

과에서, 「민족동질성 회복」 은 한국민족문화연구소에서 주관하고 있다.

부경대는 구 수산대의 경우 교 양부(구 부산개방대학은 미개설)에서 주관해 오다가 부

경대로 통합되면서 정치행정학부에서 주관하고 있다.

경성대는 「북한문학의 이해」 는 국어국문학과에서, r 북한의 이해」 는 문과대학 국

민윤리교육과에서 주관하고 있다.

동의대는 「아시아의 평화와 남북통일」 과 r 북한의 정치와 사회」 는 정치외교학과

(정치행정학부), r 남북한 관계와 통일문제」 및 r 북한사회의 이해」 는 국민윤리학과

에서 주관하고 있다.

3.2.5 강좌 개설 수 및 수강학생 수

1998년도 기준으로 통일관련 교양강좌의 개설 수파 수강 학생 수의 실태를 보면 다

음과 같다,

부산대는 1998년 1학기에는 최초 사최과학영역 37 개 분반 중에서 통일관련 강좌는 6

개 분반이 개설되었,고 최종 3개 분반이 개설되었다, 특히 부산대는 1997년도 1학기에

교 양선택의 영역 중 한국문화의 정체성 영역 가운데 r 민족동졀성 회복」 이라는 1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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昏 개섣하여 탐티4으로 운잉하고 있다. 2 학기는 사최파학영익 34분반 중 7개 분반이

개설되고 최骨 6개 분빈·이 개설되었디-, 수깅· 힉-셍 수는 1학기 
r 민족받단과 통일문제」

는 3게 -7빈-에 206닝으로서, 펑7't 한 분반 수강생1은 67릴이고, r 민족동릴성 최복」 은

하니-의 -닐.반에 266멍이었다. 2힉·기 r 북한시·최의 이해J 는 s 분반에 275빙이고 펑균

한 분반 수감생은 551정이다. 이는 통일<fl곡1 31'%강죄-가 그 개설 수외- 수>J-/W 1핀에서 점

차 7]·소히·고 9)음을 일' 수 있니-. 1997년의 깅우와 비교해 보먼 19 7닌 1학기의 f 민족

Id-딘·괴. 통일 쵸제J < 최% 9 (]赴·에 532띵이 수강Ai ,
2 혁·기 r 북헌·0최의 이해J 는

9게 분반에 6551<9이 수깅-慷다, 전.체 수>d·AI 숫지-애서 1998닌 1학기는 1997닌에 비해 익·

2.5 ,
2 학기는 2,4 베 김-소健음을 일' 수 있다w

부%데는 대연 캠퍼스외- 용딩-(못習·) %]]퍼스로 니.뉘이 개섣되는네, 1998년 1학기의 겅

- 7- 대연 . - - 딩· 
-갬퍼스 

진 는 r 민족과 통일J 이 3게 분반에 1011s으로 한 분반에 평

<·j· 33명이 수징·兎01, f 북한의 이해」 는 7게 분빈·에 333명으로 펑균 한 분빈·에 48명이

수겅-臧고, 2학기의 경우는 
r 민족과 통일」 이 4개 보1신에 1 17명으로 한 분반에 펑%- 집

명이 A 깅-兎 1 ,

r ]-힌·의 이해.l 는 6 -l(]핀·에 30()띵이 수강'히-여 힌· 1끄·에 펑晋 52벙

이 A:A·'%L]·, 이싱·의 내용을 좀 미 세밀하 분석하];[l 1998넌 2학기에 데인 켑피스의

<· · 야간은 사최과이-영역 교양신텍이 진체 29개 괴-꼭에 7분반이있는데, 이중 통일괸·

Q'·l 깅A(빈족파 통일, 북한의 이해)는 2 파<에 5분반이 개설도]었다. 용닝- 캠퍼스의 주 ·

이·긴-p 진체 20게 과목 74분빈· 개설에 일관런 겅'죄·는 2개 파목에 5게 분반이 개실되

있니-. 전.체 개섣강괴·외· 분)pJ-에서 보1괸 통일관린 교땅깅-죄·가 상대적으로 일악·한 싱·테입

을 알 수 있다.

징성내는 199S년 1학기o]] 
"「북한문학의 이해」 1징좌에 581省이 수깅·했]7, 2학기 r 북

'현·의 
이헤. 는 g 강-카에 1000명-g-로 펑Vt 힌· 분반에 121띵이 수김·健디..

동의데는 1998년 1학기에 [' 북한사회의 이헤」 가 80밍, r 아시아의 핑촤와 토1·북통일

」 에 1041칭. r 납북한 권·계리. 통입문제J 가 95 멍으로 진체 3개 파목에 수강생은 279멍

이며 펑교· 1강좌에 931$이었다, 2 학기L f 북한사최의 이해」 가 95띵. r 북한의 징치외.

사최J 가 95밍, r 님'북한 관게외· 통일t제」 가 70멍으로, {'1체 3개 과목에 수강셍은

260띵이며 펑<I 1강-좌에 87명이 수깅·健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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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폐강 및 평가기준

부산대는 1학기에 30명, 2학기는 폐강 인원을 50명으로 수장편람에 공고했는데. 2학

기는 최종 30명 선으로 확정되었다. 평가기준은 상대평가를 싣시하고 있다, 부겅대는 l

학기에 30명, 2학기에는 15명 선을 폐강기준으로 삼고 있고 상대평가를 실시한다. 경성

대는 l · 2학기 모두 30명을 폐강기준으로 삼고 있고 상대평가를 실시한다. 동의대는 l

· 2학기 모두 30명을 폐강 기준으로 삼고 있고 상한선을 95 명으로 하고 있다. 성적은

상대평가를 실시한다.

상대평가의 기준은 학교마다 조금의 차이를 가지고 있으나 대체로 비슷하다. 부산대

학접 A, B학점이 전체 수강학생 수의 505 미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조사

를 통해 나타난 특별한 사항은 부산대의 경우 1998년 2학기부 재 수강 학점을 기존의

D* 학점 이하에서 C* 이하로 하향 조정된 점이다.

이상의 내용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4표 3-I> 부산지역 주요대학의 통일관련 교 양강좌의 제도적인 실태

臺 동의대학교 2학기의 수강인원수는 아직 최종집계가 발표되지檢아서 당당교수의 출석부를 보고

확인한 인원수임,

豪 계절학기의 개셜강좌는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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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학 통일교육관련 교양강좌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조사 분석

4. 1 실문조사 개요

4.1.1 실문조사 방법

1) 실문조사 꼭적

본 선문조사는 Ic-)98년 1학기 헌 통일교육뫈련 교양깅-좌 수겅·)g들의 인식조사를 통

해 헌)제 대학생들이 통일교육에 대한 실데를 파악하는데 일치-적인 목적이 있다. 正骨

이룰 비.팅-으로 대학통일교육의 발진적인 1칭'향과 내용 및 창조적인 수업모텔을 구축하

기 위한 기$자료로 촬- - 하고자 한다.

2) 싣문조사 내용

CD 통일에 대한 기뵨쟉인 인식에 71-한 사항에 대한 조사 내용은 디-읍파 같다. c-'V원싱·

생를1·에서 통일에 데한 관십도 C니통인의 딩'위성 3대학생들의 통일 및 북한에 대한 정

보윈

借 대학 통일 교육에 관린한 사힝페 데한 조사 내- - 은 다읍파 같다,

C::0-A헌1- 및 통열문제외- d·런한 전공깅'죄·의 수깅'피· 수강경헙 0통일교육관 ] 교양깅·죄.

의 A'1대 동기 OV3대학의 교양깅·좌에서 통오1 51(육 V·vI 과목의 게실 필요성 <訪강죄- 수깅·

후 실질적인 도( 정도 5통일교육관련 깅'좌 수강 시 느낀 에로주] o·o통일관의 9촤 [S

추친 이부 ( 교 잉· 필수 섣에 대힌· 7)·반 卷교잉·꾈수 게섣과 주관처

3) 설문조사 방닙

CI3 모집단

1928닌 1학기 본 연구내싱' 학교로 신정한 부산대, 부깅데, 겅성대, 동의데 骨 4 개 대

학의 통일관런 교앙 깅'죄·를 수강한 학생들은 총 977멍으로 1]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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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표 4-1> 셜문조사 대상대학교 현황

l 
州

l ....

倦 조사기간

1998년 6월 7 일 - 6월 17일까지 10일간 실시하였다.

卽 표본크기

개 대학별로 통일관련 교양과목를 수강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지 350부 내외를

배포하여 각 대학별로 43- 138명씩 설문지를 회수하여 총 339명을 표본으로 삼았다

4표 4-2% 설문조사의 표본

卽 표집방법

각 대학교별로 교 양강좌과목 중 통일관련 교양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대

상으로 표집하였다.

卷 조사방법

각 대학교 별로 수업시간 중에 설문면접조사법에 의해 실시되었다.

卷 자료처리 및 분석

회수된 섣문자료를 코 딩(coding)하여 퍼스녈 컴퓨터에서 통계분석을 의해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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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i램인 SPSS(Statiscal Product an d Service Solution)를 촬용하여 긷과吾 분석하效다.

긱· 힝·목11로 빈도분석괴. 성씰 학닌 벌, 조1공별 배깅 1쳔수와· 교차 분서하여 조사 결과를

분석히-였다. 이 설문조사에서 사성-된 교차분석은 P%0.05의 유의도가 있는 것만을 뵨석

의 대싱-으로 십-았으미, 표본오차는 Z% 신뢰수준에서 士5.43 %이다

4.1.2 피설문조사자 특성

1) 성 t臧

q]t 설문조사에 - 한 총 3391'-3의 선문응닙-지. 기·운네 남학생은 190명(유효빈도 비윤 :

56,O%), 여학생은 ]491.g(-8-효1]J도비 : 44.O%)이었다,

2) 학닌

통일 관Al 교 잉·김-죄-가 데학 저학닌을 중짐 상으로 하고 있어 152 학닌의 비중이

71.2%로 높았다. -P- 설J(조시.에 - 힌· 총 3%멍의 실문응骨자 가운데 1학년 142멍

(3i.b%), 2힉-닌 130띵(38.3%), 3학9 21 밍(6.2%), 4학닌 46명대3.6%)이었다.

3) 전공 분야

인분, 시-최, 지-언괴-힉-, W과, 예체능 게열로 류하있다, -E 실t조시-에 응한 총 339띵

의 설문응도]-지-중 기·운네 인문게일진공은 1 1410(33.6%), 사회파학개일은 77밍(22.7%). 지-

인괴.학게省은 37명(10.9%), 공과계열은 100낀(5.5%), 에체능 일 11멍(3.2%)이었다.

(표 4-3$ 피섣문자의 특성(표-F구성 현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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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부산지역 대학의 통일교육관련 교양강좌 수강생의 인식 설문

조사 결과

4.2.1 통일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에 관한 사항

1) 일상생활에서 통일에 대한 관심도

일상생활에서 통일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설문 1번 문항)라는 질문

에 대해 
1 

매우 많다' 47명(13.9%>, ' 

약간 있다' 188명(55.5%) 으로 나타나 69.4%의 관심

도를 보여주었다. 반면 
' 

별로 但다' 98 명(28.9%), 
' 

전혀 없다'는 6명(1.8%)이었다. 교차분

석결과를 보면, 성별 · 학년별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며 전공별로 보면 사회과학계열

(15.6%), 자연과학계열(16.2%), 공과계열(19.o%)의 응답율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4-4% 일상생활에서 통일에 대한 관심도 .

2) 통일의 당위성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설문 2번 문항)라는 질문에 
'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3 197명(58.I%), 
t 

통일이 되면 좋지만 반드시 통일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5 127명(37,5%), 
i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1명(3.2%),

· 

생각해 본 적이 餓다5 4 명(1.2$)이 각각 응답하여 통일에 대한 당위성의 비율이 과거

01] 비해 많이 떨어兎다고 할 수 있다. 교차분석 결과를 보면 성별 · 학년별 차이는 두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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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지지 않았으며 진공벌로는 사최과학게릴의 학셍]들이 통일의 당·위성에 대해 다른 전

공 
- 

에 비헤 높은 의지를 니-타내고 9)다,(68.8%) 반먼 에체능계열의 학셍들은 통일의

당위성에 대해 매우 닐'은 의지를 니·티·내고 있이 대조를 이룬다(18,2%).

ML 4-5> 통일의 당'위성

3) 대학 입학 이후의 통일 및 북한에 대한 정보 취득윈

1귀학에 파서 통일 및 북한에 대한 정보骨 어일>11 인고 있습니까 (설문 3))l 문항)라는

질문에 
' 

언론매체' 196뼝(57.8%), ' 시' 33낌(9.7%), ' 

수7]' 91멍(26,8%), ; 

친구듭과의 대

화' 10밍(2.9%), ' 

기니·' 9 명(2.7%)으로 나타 1-다. 이는 
'

TV, 신문 y 연론메체5에 데한 의

존도를 반염하는 깃이이 업으旦부디의 정보가 책, 친구들과의 데촤, 기티. y의 문항

보다 높았다. 첵에 데한 의존률은 남학셍이 여힉·생보다 높았으며(남학셍: I l,l %, 이학

p샘: S, l %) 1학넌이 체에 엄·-이 의존히-는 깅향(13,4%)파 1공 분야]hL 첵에 대한 의존률

은 사최과힉·게일(15.6%)과 애체V계일의 아 들[18.2%)이 상대적으로 뇨았다. 아울러

기타에는 대학 빙·송국이나 대학 신분사외- 같은 서骨 唱·동과 학최 촬동을 통헤 자인스

럽게 펀·런 징보吾 <r- 한다는 소A<의 응답도 있었다. 正' 한 AL최-시최에 길만게 인터)

을 통해 서도 빙'데한 정보를 인을 수 있다는 응닙-, <1교단체를 통해 정보를 오1는다는
k

응딥'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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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표 4-6% 대학 입학 후 통일 및 북한에 대한 정보 취득원

4.2.2 대학 통일교육에 관한 사항

1) 북한 및 통일문제와 관련한 전공강좌 수강 경험

북한 및 통일 관련 전공강좌를 들을 적이 있습니까7(설문 4 번 문항)라는 질문에 
' 

있

다' 72명(21,2%), ' 

없다' 267 명(78.8%)으로 각각 응답하여 전공강좌에 대한 경험이 없는

학생이 다수였다. 교차분석 결과를 보면 성별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전공강좌 수강

경험이 높으며 (남학생: 27,4%, 여학생: 13.4%) 학년벌로는 4학년 학생들이 수강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전공별로는 전공 강좌를 접할 기회가 많은 인문 · 사회과학계열에 비해

오히려 자연과학 · 공과 · 예체능계열의 전공경험이 뒤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표 4-7%북한 및 통일문제와 관련한 전공강좌 수강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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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兮일교육판련 교 양강좌의 신택 동기

통일교육 관런 교 양강죄·暑 선 하게 된 주펀 동기를 우선 순위별로 2가지만 신택해

주십시오 (우신순위 l, 2를 표시해 주세요)라는 질문(싣문 5번 문항)에 데한 응딥·에서

첫 번 순위의 선택동기로는 
' 

신베들의 권유' 1 10멍(32.4%), ' 강좌 주제 및 평소 관심

이 많있기 떼문에' 92명(27.l%), 시<Bi상의 여건 때문에 97멍(28,6%), 담딩교수의 명성

을 돋고 37명(IO,9%), 기타 3멍(O.9%)으로 니·타M-다. 성별로는 어학생들에게는 신베들의

권.+-가 상딩' 부분의 동기를 차지했으머(5).0%) 님'학%들에 비헤 자발적인 동기 부여가

약했 l 것으로 니-타났다, 힉·노1빌로는 1학넌둘의 선배둘의 조연에 대한 의존이 상당부분

작용하는 깃으로 나타났으떠(57.7%) 3학년들은 통일 관련 강죄-에 뎨한 괸·심이 가장 높

P 것F 로 니·니·났다.(52.4%) 전공1핀로는 인문계일과 시-회파학게얼이 타계일인 자언과학

게일, 공과계얼, 예체%)일 )1다 선배들의 VIA-에 의한 동기 유발이 높은 것으로 나타

M·다.(인문 · 사최과학계열: u. i %, 40.3%, 자인과힉- · 공과 · 예체능계省: 16,2%, 17,o%,

0.o%) 이상과 긴'은 설문 6번 문항의 결과를 통해 骨때 통일 관린 강죄.骨 선댁하게 된

동기는 대체로 복힘-적인 깃7]을 알 수 있디-. 그리고 기타의 경우를 살펴보먼 깅·좌의 제

목에 이晋리 수경·하게 y]었다는 응답과 정치 · 겅제적인 관심且다는 꽈한 문학괴- 술

과 긷은 분야에 대한 관심 때분에 수겅·한다는 웅딥-, 올바른 통일에 대한 지식 습득을

위해서라는 의식적인 수강 <1택도 있었다.

%표 
'

4-8%통일교육관런 교양깅'죄·의 칫번쩨 순위의 선텍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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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육 관련 교 양강좌를 선택하게 된 주된 동기를 우선 순위별로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끄우선 순위 l, 2를 표시해 주세요)라는 짇문(설문 6번 문항)에 대한 응답에서

두번째 순위의 선택동기로는 
' 

선배들의 권유5 56명(16.5%), 
t 

평소 관심이 많았기 때문

에' 95명(28.0%), 시간표상의 여건 때문에 105명(31.0%), 담당교수의 명성을 듣고 68명

(20.1%), 기타 15명(4A%)으로 나타났다.

4표 4-8-I%통일교육관련 교 양강좌의 두번째 순위의 선택 동기

4) 통일교육관련 교양강좌의 개설 필요성

대학의 교양강좌에서 통일 교육과 관련한 과목(예: 민족분단과 통일문제, 북한사회의

이해 등)의 개설은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설문 6번 문항)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 

꼭

필요하다' 186명(54,9%), 
'

개설돼도 좋지만 꼭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는다' 118명(34,8%),

' 

개설 할 필요가 似다' 7명(2.l%), ' 

현행대로가 좋다' 22명(6.59), ' 모르겄다' 6명(1.8%)으

로 나타났다. 성별 · 학년별로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전공별로는 예체능계열의 개설 필

요성이 타전공군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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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표 4-b통일교A관린 교양강좌의 게실 필요성

5)통일교육관런 깅-좌 수강후의 기여도

骨일교육관런 감죄-률 듣고 난 후 북한 項 통일괸 설질적인 도 움이 어느 정도 되었

디.고 봅니까 (설문 71선 문힝j 
' 

많은 도움이 -피었디.' 104명(30.7%), t

조骨 도움이 되었다7

203밍(59.9%), ' ]敍且 V움이 되지 못한다' 28 명(S.3%), 
' 

전혀 도움이 되지 僧는다' 4멍

(1,2%)으로 니.타났다. 교차분석 著과를 보먼 대부분의 학셍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통일교육관런 강좌 수강 후 도 움을 맏은 것으로 나티·난다.

4표 4-IO%통일교육관련 강좌 수강후의 기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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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통일교육판련 교 양강좌 수강시 애로점

통일교육관련 교양강좌를 수강하면서 느 낀 가장 큰 애로점은 무엇이었습니까7 라는

질문에(설문 8번 문항) 
' 교재' 53명(15.6%), 

'

교 수의 수업방식' 24명(7.l%), [ 

시청각 교 육5

62명(18.3%), ' 시설 등 교육환경' 43 명(12,7%), 
' 

정보(자료)의 부족5 157명(46.3%)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정보(자료)의 부족을 크 게 느끼고 있으며 배경변수별 특성의 차이

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표 4-I l>통일교육관련 교양강좌 수강 시 애로점

7) 수강전후의 통일관의 변화

통일교육관련 교 양강좌를 듣기 전곽 들은 후의 통일관의 변화는 어떠합니까 (설문 9

번 문항) 라는 질문에 
' 

변화가 없었다(예: 통일은 꼭 필요하다 통일은 꼭 펄요하다,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현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통일이 되먼 좋지만 반드시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통일이 되면 좋지만 반드시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166명(49.0%), ' 통일은 꼭 필요하다-통일이 되면 좋지만

반드시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39명01.55). 
'

통일은 꼭 필요하다-

현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0명(2.9%), 
' 

통일이 되먼 좋지만 반드시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통일은 꼭 필요하다' 89명(26.3%). ' 

현상태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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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는 깃이 바림·저하디..-·통일은 꼭 필요하다' 23명(6.8%), ' 

기타' 12멍(3.5%) 리.고 나타

났다. 번촤가 있었다는 응답 중에서는 
'

통일이 꼭 필요하다'라는 빔'향으로의 변촤가 상

대적으로 높게 니.타v-고 기디.의 응답에는 통일보다는 남 · 북한 상호 개헉에 의한 접진

적인 교 뮤의 확대에 비중을 두는 응답, 통일에 내한 모든 관점이 바뀌있다는 응답, 통

일의 필요성에 대한 촉면은 불1<[1이나 그 이유, 빙-법에 내한 )t긱�-은 변촤하있다는 응담

이 있었다. 교치.분석결과에서는 1苟겅보1수벌 차이가 7드러지지 않있·디.. 설문 1빈 문항

의 통일의 남위성과 연계하여 통일관의 변화를 셍각해 볼 수 있다,

4표 4-12$ 수)J-진후의 통일관의 보1화

8) 통일교육관린 교 양강좌의 타인에 내한 추천

통일교육관련 교 양강죄.暑 다론 동료니. 후베듈이 듣도록 추친曾 만 히.다고 AW긱·하십

니까 (실문 10번 (항)라는 질문에는 
' 

매우 좁다' 771징(22.7%), ' CI렇다' 156명(46.ON).

t 보통이다' 100펄(22.5%), 4 

아니다' 31'A(0,9%), 
' 

전리 아니다' 3멍(O.9%)라고 니·타 다, 교

치.분석결과로는 티.인에 대한 7친의사는 l · 2학년의 학AW들이 높게 나타났고 전공번로

는 에체능게일의 추천의사가 상대적으로 닐'게 니·티·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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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표 4-13$ 통일교육관련 교 잉강좌의 타인에 대한 추천

9) 대학에서 통일교육을 교양필수로 개설하는 것에 대한 견해는 (설문 11번

문항) 
' 

적극 찬성한다' 75명(22,I%), 
' 

대체로 찬성한다' 205명(60,5%), ' 대체로 반대한다'

19명(5.6%) 
' 

적극 반대한다' 명(1.29), 
' 

잘 모르겠다' 36명(IO.6%)으로 나타났으며 배경

변수별 특성의 차이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

<표 4-14h 통일 교육의 교 양 펄수 개설에 대한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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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동일교육의 교 양괼수 개섣시 개설 주판기판

대학에서 통일교육을 교양필수로 게설하는 것에 찬성하신다번 $]디에서 주관을 하는

것이 옮다고 봅니까 (설문 12빈 문힝·)라는 질문에 
' 

이느 과에서 개설하든 상완있다5 77

멍(22.7%), 
' 

정치외교학과' 161멍(47.5%), 
' 

윤리교육과(국민윤리힉·과)y 30명(S.8%) i 철학

과' 9멍(2.7%). ' 교앙부' 49멍(14,5%), ' 

기타' 13멍 3.8% 로 니.티M다. 성벌 . 학년빌 번수

의 차이는 크지 않으나 전공분야별로 볼 떼 인문 · 사회과학 . 자언과학게열의 학생들이

공과 · 에체능게일의 학AI들보다 정치외교학과를 개설 주관기관로 높게 웅딥-하고 있다.

그리고 기타의 응71-o]]는 
' It학과', ' 

한문학과', 
' 

역사학과'가 있었다

K 표 4-153 통일교육의 교안필수 개섣시 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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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학 통일교육관련 교양강좌 담당교수들의 인식
조 사 분석

5,1 설문조사의 개요

5.1.1 설문조사 방법

1) 설문조사 목적

이 설문조사는 대학 통일관련 교양강좌의 담당교수들이 실제 교 육현장에서 갖는 애

로점 둥 그 싣태를 파악하어 대학 통일교육의 개선점을 찾는데 있다.

2) 설문조사 내용

J)부산지역 대학의 통일관련 교 양 강좌의 실태 및 발전적 개선을 위한 담당 교 수의

설문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O)연령 3성별 回전공(세부전공 포함) 卷직급 卷강의경력 卷통일교육관련 강의에 수

반된 애로점 3통일교육관련 수업의 주된 방식(수업방식이 주로 강의식에 해당 는 경
5

우 그 이유 포함) 卷가장 효과적인 교양 통일교육의 수업방식 卷강의교재 및 자료의 활

용 卷통일교육과 관련한 입법화의 언론 보도 卷통일대비교육의 제도화에 과한 입법화

卷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교양필수안에 대한 견해 啓대학통일교육이 활성화되기 의

해서 취해야 管 조치 卷통일관련 수업과 관련한 수업사례

3) 설문조사 방법

d)모칩단

1998년 l · 2 학기 본 연구의 대상대학인 부경대, 부산대. 毛성대, 동의대 등 4개 대학

의 통일관련 교양강좌중 하나 이상의 감좌를 담당하고 있는 교수들은 모 두 총 17명으

로 집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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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표 5-1% 통일관런 교 양강좌 담당교수 수(1彈8넌 l · 2학기)
團 

團

진 團 권 w m W 團 고 q 團 s 團 권

[ ] A문 사 상 학]d l
l 

'訓%

P /圈 
團]

)-----.-.-..---l- -l

l L 쁘크쁘느關圍
l l 동의대학교 l 1학기; 3멍, 2학기; 3띵 총%띵 l

l 
' jL 兩

P閉 yg/ 1
l l--.-- ---

l/////3///[/// 느
熹 죤1체 2grd 가운데 l-2박기에 모두 깅'죄-骨 밉-은 사7]-괴. B 힉·교 모두 풀강·자]띵,

2게희-51'( 출강지. l명이다. 이들 중복3리는 W은 제외하1신 모 %]단은 17밍이디·.

恭조시-기간

1998년 8월 24일 - 9 월 10일까지 17일간 Al시히·였다,

C$표뵨크기

4게 대학의 통일관W} 교 잉<깅·좌暑 1개의 강죄-라도 담당하고 있는 교수들 17멍 전원을

표본으로 삼있·는데, 이중 21'녕이 개인사정으로 조사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IS 명을 표본으

로 삼았디·.

4 표 5-2% 설1(조사의 표본

團 鬪 關 ' '

u 
夢唱 w 

'

辱 周 ' 鳳 唱 團 w 霧 w w ' ' ' w ' ' 辱 ' w w 唱 羅 腦

[ · l i l 학]&· l 문자 Vl 6) 1
l.--------.---..---H--.----.----l-------------l

. 

.

w 淨

判 므'느 J
l 2 l 동의 학)'d l 5 l
1團團團)團'"隣!園"醫剛"3/Vii'k3["'團'圍기--------.---...- 

- l-·--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l- ///-·:j[/[q·/-·-‥-·/3'.[[]'--·.·:-/-1[[/][[[//고
C43표집닝·범

위에서 시한 4 게 내학의 교%깅'좌 중 통일판린 교양과목을 강의하고 있는 교수들

을 대상으로 111집히.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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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조사방법

각 강좌의 담당교수별로 대인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卷자료처리 및 분석 .

회수된 설문자료를 코딩(coding)하여 퍼스널 컴퓨터에서 통계분석을 위해 사용하는

프로그램인 SPSS(Statiscal Product an d Service Solution )를 활용하여 각 항목별로 변도분

석을 실시 하玆다.

5. 2 대학 통일교육관련 담당교수의 설문조사 결과

5.2.1 담당 교수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

1) 성 별

교수님의 성별은 어떠합니까 (설문 1번 문항) 라는 문항은 아래와 같은 결과로 나타

났-다.

<표 5-3% 담당교수의 성별

l l 원3) l 분율<%) 1

2) 연 령

교 수님의 연렁은 어떠합니까 (설문 2번 문항)라는 질문에 아래와 같이 나타났다, iO대가

60%로 절대다수를 차지했고, 40대와 50대 이상이 각각 26.7%와 13.3%를 차지兎다.

<표 5-4% 담담교수의 연령

l 원3) ! 분율(%)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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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 공

11'(수닙의 전-W은 어버합니까 (설문 3벌 문항)라는 질문애 아래와 같이 니.티.났다. 정

치힉·을 진%1한 답당교수가 절대다수를 차지蠻으미 이외의 진공분야로는 국민윤리학,

문학이 리·각 1명이 있었다.

4표 5-5% 딤·딩·교수의 전공

[ 
團

"

[ 
-

- - - ' -

' ' w - 

r-- 
- ' - - - - 

勸勸 

1

L 勤 격치학 習. 1
胃 J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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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세부 전공

교수닙의 세부 전공은 어떠骨니까 (설문 3-l 1친 문항)라는 질문애 정치학을 진骨한 답

덩- 교 수의 세부전공은 정치이론전-P, 정치사상전공, 한국징치전공, 중<f정치진공, 러시

이-지역정치진공, 북한정치 )공, A-럽정치 d공, 지빙·정·치진공으로 나타M·51 디-른 세부전

공 분야로논 사회-8-리, 힌내문학을 전공한 昔딩-교수가 있있다, 답당교수의 세부 진공와

통일교육과의 진공 일치도를 피·인하면 북한정치과 한국정치 및 북한문학 등과 같이 비

교 적 전-A-이 일치하는 교수 수는 5사랖이고, 공산권연구를 비롯한 지역언구자가 3밍,

그 꾀에 7멍을 차지하고 있다. 엄1길한 의미에서 통일고<육파 직접적으로 진공이 일치하

는 교수가 절반도 y]지 못하고 있다는 1을 피·인'혐 수 있었다.

4) 직 급

교 수님의 험재 관]급은 어며합니까 (설문 4번 문힝 리.는 질문에 데한 웅담은 아래와

V-다. 아레의 표에서도 일' 수 있듯이 헌제 통일1/육]J련 고t양강죄.는 데부분 시간강사

(r%에교수 포함)들이 담당하고 있음을 일' 수 있디·. 즉 이1;tI 조사에서도 조사 대상 15멍

중 21징만이 조교수고w 나미지 13띵은 모두 시간강사玆다. 이<1은 통일교육에 시간강사가

부적's·하디-는 것이 0니d 헌실직 E로 볼 It]l 1임강시. 이상이 통일T - 애 대힌· 싱·대적

인 인식의 부족파 교 %강죄-롤 최피하는 우리나라 대학사최의 조1반>인 분위기와.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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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표 5-6% 담당교수의 직급

5) 강의경력

교수님의 강의경력은 어떠합니까 (섣문 5번 문항)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아래와 같

다. 강의경력은 1 - 2 년에서부터 7년 이상까지 고르 게 나타나고 있다.

4표 5-7% 담당교수의 강의경력

5.2.2 통일관련 교 양강좌의 실대 및 발전적 개선을 위한 사항

1) 통일교육관련 강의 중 갖는 애로점

대학의 통일교육관련 강의를 하시면서 갖는 가장 큰 애로점 2가지만 순위별로 숫자

를 기입하여 주십시오,(설문 6빈 분항)라는 질문에 아래와 같이 
' 

적절한 교 재의 부족'

을 첫번째 애로점으로 
t

입체적인 교육을 저해하는 교육환경(비디오, CD, 0野시설 등)'

을 두번째 애로점으로 응답한 결과가 많았다. 아울러 
' 

학생들의 무관심'과 
' 

학점에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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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하는 태도' 또한 강의중 깆·는 에로점으로 니-타닐-디-, 아울러 
i 

학2생들의 인윈 과다· 로

응딥'한 경·원도 있있으며 기타에는 
' 

통합적인 지.료의 부족w이라는 응딥·이 있었다.

4표 5-8% 통일교육관런 깅-의 중 갖는 애로짐(칫1썬쩨 순위)

l 직절한 54·l>의 부족 l 6 l 40.O l
l‥-----·---- - - -l

l--.-..브 ]2)W므 
國 J 언 J

. - - . .

,;) - -

표 5-8-l% 통일교육관린 깅-의중 깆·는 로짐(두번째 순위)

2> 답당교수의 주된 감의 빙·식

교수님의 통일괸·린 수업의 주된 경·의%·식은 어떻습니까 (설문 71천 문항)라는 苟문에

한 응昔은 아래외- 권·다. 이중 
' 

깅·의식+질의 응답식7이 가장 주된 강의빙-식으2 Fi

되있다. 
' 

강의식+토-邑식'. 
' 

강의식-j-조별旦론식5에 대한 소수의 응昔도 있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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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표 5-9% 담당 교 수의 주된 강의방식

l l 인원3) [ 분율(%) ]

l 완전 세미나 및 토론식 l o ] o l

담당 교 수의 주된 강의방식에 대한 문항에 대한 부가적인 문항으로 만약 강의식을

주로 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셜문 7-1번 문항)라는 질문에 
' 

수강언원이 많아

서' 와 
' 교육환경이 省악해서' 의 두 유형의 응답이 나타났다.

4표5-9-1> 강의식을 주로 하는 이유

t

3) 가장 효과적인 교 양 통일교육의 수업방식

교수님은 지금까지의 강의경험에 비추어 볼 때 교 양 통일교육의 수업방식으로는 어

떤 방식이 가장 효과적으로 봅니까 (설문 8번 문항)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 

시청각*

토론식5, 1 

강의식 질의 응답식5, 
1 

강의식-H조별 토론식'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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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표 5-10% 기-징· 효과적인 교잉: 통일교육의 수엄빙·식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l ] >割) l 討(%) ]
- l

- l-·-·-<-[- -l
l 조 l
L - l

l 桐'-P疑)( L 그亂
l 피A·丑 見론 l i l 20,0 l

4> 깅-의 교 재 및 자료의 활용

강-의1)'(재 및 자료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설문 9번 문항)라는 질문에 대한 응

답은 이-래외- 권·a. 
' 

데체로 주교제를 중심t로 히-고 부고c재 및 참고 문힌各 소개헌디·'

리-는 응답이 높게 나터·났다. 다음으로는 
' 

적절한 주교재가 일어서 강의주제별로 割 개

의 교제를 혼합해서 징·의한다', 
' 

주로 담당교수가 강의고t재를 먼4해서 사용한디·', 
'

주

교 재를 중심으로 일관되게 진헹한디-' 라는 응도1-들이 있었다.

<표 5-I l> 깅·의교제 및 자료의 쵤·용

屬 ' 騷

t
團

醫

l l >YI(·-a) { ‥난修,) 1
l- - - - . . - - - . - - - . - - · - - - --- l---·--·-.-.-·-..---l

l/)i(·絡判玆惇])Ii 브. 소 弔 團 므 l
l 삭L雪립渚 

" f't" %'Il"11 1 · l ‥.· l
[---------.·--. . - · - -. - - · - - . · - - - - · l- - - . . . - . - - - . . . . - - - . - - i-------l

/ 團
'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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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통일교육과 관련한 입법화에 대한 언론보도

최근 통일대비교육지원법 등 통일교육과 관련한 입법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런

논의를 자료나 언론을 통해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설문 10번 문항)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아래와 같다. 
' 

언론보도를 들어보지 못했다'는 응답도 상당수가 있었다.

{표 5-12% 통일교육과 관련한 입법화에 대한 언론보도

6) 통일대비교육의 입법화

통일대비 교육을 제도화하는 입볍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7(설문 11번 문항)라

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아래와 같다. 
' 

찬성한다'는 응답과 
' 

내용읕 보고 판단하겠다'는

유보적인 응답이 전체를 이루고 았다.

4표 5-13% 통일대비교육의 입법화

7> 대학 통일교육의 교 양필수안에 대한 긴해

대학 통일교육울 활성화하기 위해서 교양펄수로 하는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

십니까 (설문 12번 문항)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아래와 같다. 대부분의 응답자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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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 

찬성한다'리-는 응담에 긍정>인 응답을 하고 있다.

4표 5-14% 대학통일교육의 교 양필수안에 대한 긴해

- - -

- - - - ' - ' ' ' - ' '

團 ' 團 團 ' 團 ' 闢

團 w 

團

' 闢 

'

l l 31 (7) l 분율(%) ]
- · - l--.--.---------騷1--

i.--.-2뮤 - · -2-H
l]고 고 1/]/

6. 대학 통일교육의 실험적인 수업모델26)

대학 통일11( - 의 실험적인 수71모1빔은 본 인구자가 지난 1992년부터 통일교육을 강

의하면서 축적해 -C 경힘을 비-팅·으로 깅·의의 기본]'2힐·과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지먼촤

한다. 인E·자는 통일5V,육관런 11%강-좌를 부산대에서 속 님'딩·헤 왔는데 1학기에는 r

v/J족·분단가 통일문제 , 2학기에는 3한사최의 이 」 를 맡아 兎·다. 1학기의 깅·죄·는

통일문제에 한 기본적인 인식의 전쵠·에 초침을 531 깅·의를 진헹해 왔고, 2학기의 강

좌는 북한사최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헤 보니- 지·且에 충실하먼서도 학)셍들의 능동적인

참어클 재고히-는 m-%.향에서 진행해 俊디-, 본 징체서는 199S닌 1학기 r 민족분단과 통일

문제,l 강죄·를 기준으-弘 실범 인 수업모넨合 제시한다,

6. 1 기본적인 방향

6.1.1 대학 교 양강좌의 위상

데학 교육은 크게 구c앙교육파 조1문교 으로 대1인된다. 미1·r에서 
" 

일반 교잉r이란, 직

26) 언구자는 109S넌1됴 ]헉'기에 시·t/-VI 대학 동일꾄·련 V 잉;깅'죄·의 내-i을 셍管속의 통인이야기라는 큰

테마를 중싱으로 지1친해딛'라는 부산대학21 신문사의 요칭애 의해 lEg넌도 2학기 「부대신문」 에 10

회에 린치 언제하기로 
'螢다. 

19Q8년 a 윌 30일 1제 5회분이 게제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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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 

찬성한다'리-는 응담에 긍정>인 응답을 하고 있다.

4표 5-14% 대학통일교육의 교 양필수안에 대한 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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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2뮤 - · -2-H
l]고 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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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문제에 한 기본적인 인식의 전쵠·에 초침을 531 깅·의를 진헹해 왔고, 2학기의 강

좌는 북한사최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헤 보니- 지·且에 충실하먼서도 학)셍들의 능동적인

참어클 재고히-는 m-%.향에서 진행해 俊디-, 본 징체서는 199S닌 1학기 r 민족분단과 통일

문제,l 강죄·를 기준으-弘 실범 인 수업모넨合 제시한다,

6. 1 기본적인 방향

6.1.1 대학 교 양강좌의 위상

데학 교육은 크게 구c앙교육파 조1문교 으로 대1인된다. 미1·r에서 
" 

일반 교잉r이란, 직

26) 언구자는 109S넌1됴 ]헉'기에 시·t/-VI 대학 동일꾄·련 V 잉;깅'죄·의 내-i을 셍管속의 통인이야기라는 큰

테마를 중싱으로 지1친해딛'라는 부산대학21 신문사의 요칭애 의해 lEg넌도 2학기 「부대신문」 에 10

회에 린치 언제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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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Q8년 a 윌 30일 1제 5회분이 게제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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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교육과는 달리 개인을 전인적으로 개발함을 의미한다. 그의 인생의 목적을 세련되게

하고 감정의 반응을 연마하고, 사물의 본질을 현대의 최고의 지식에 비추어 이해하는

힘을 육성하는 것이다."27) 우리 나라의 교양교육도 대체로 위의 의미와 큰 맥락에서 벗

어나지는 않은 듯 하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교양교육보다는 전문

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1990년대 세계화 논의가 확산되면서, 한국의 입장

에서 교양교육에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한 합의가 부족한 실정이다.28)
團

우리의 경우는 미국과는 전인적인 인간이 갖추어야 할 요건이 項 가지 점에서 다르다.

즉, 우리나라는 일毛한 민주주의의 역사와 민주화의 공고화의 과제, 분단의 해결로서의

통일의 과제. 세계화의 흐름에 적절한 대웅 등 복잡한 과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교양교육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방향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첫째, 창조적인

인간을 지향하는 교육이고, 둘째, 당대의 시대적인 과제를 보다 체감적으로 대응하는

교육이며, 셋째, 전통적인 요소와 세계적인 요소를 융합할 수 있는 탄력적인 사고를 가

진 인간의 형서이다.

612 대학 통일교육의 3차원의 강의
團

대학의 교양교육이 창조적이고, 탄력적이며, 닯시대의 과제에 보다 체감적으로 대응

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본 연구자는 교 양교육의 하나인 통일교육이 소기의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3차원의 강의법에 기초해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1차원의 강의란 통일문제와 관련된 사실에 대해 기본적으로 이해하도록 기존의 연구

성과를 제시하는 강의며, 2차원의 강의란 1차원적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사회과학적인

세련된 시각을 갖게 하며, 3차원의 강의란 한 개인 및 집단이 추구하는 인간다운 삶의

요구와 연결시켜 사고할 수 있는 영역의 강의를 말한다. 한마디로 인간다운 삶에 초점

을 둔 강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의 교양교육은 I-2-3차원의 감의가 상호결합되

어야만 진싣로 교양교육의 목적에 부합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오늘날 통일교육에 대

w

m

27 ) H Rosovsky, tIte ffm'verit y: A+-r Owners lifatwo/, 1991, p, 100. 이광주, 
「대중산업 사회에서의 전문학

과 교 양교육」 ,
「인문사회과학논총」 제3권 제1호(인제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6), p. 21 재인용.

28) 이종은, 
l 세계화 시대에 길맞는 교양교육의 위상., ,

「세계화와 민주화 시대으 정치와 교육, (한국

정치학회, t9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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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필요성이 갇수록 피박하고 통일 대한 신세데들의 Y관심이 높아가고 있는 헌실에

서 3차원의 강의빕은 그 실효성이 크다고 하凍다,

6.1.3 통일교육에 대한 기본 입장

대학의 통일교육의 내용은 2기.지 빙·향에서 이루어져야한다는 것이 필자의 기본적인

3]장이다, 하나는 y · 고등학교인식의 국졍교과서적인 인식을 벗어날 수 있는 보다 개

방되고 다잉·한 시각을 깆· 하는 인식의 전촨(Turning Point)에 비A한 교육이 행해저이·

한다는 점이고, 디-邑 하나는 통일과 북한사최에 대한 이헤에 있어서 보다 사실적인 자

료에 굔거한 교벅-이 이루어지야 한다는 %1이다.

이런 2가지 점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필자는 통일교육은 기본리으로 다읍과 같은 3가

지 기본적인 입장을 갖고 실弔피어야 한다고 J.다,

첫째, 
' 

민족주의 입징·'이다, 근대리인 XI의 기본적인 71주는 민족국가었다. CI런 점에

서 통일이 되어야 한는 이유가 딘·순히 하니-의 민족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 적으로

근대촤의 온1-성이라는 차원에서 중요히-다는 접이다. 따라서 통일의 과제는 인간다운 曾

의 근대적인

둘쩨. 
' 

삶의 체힘'의 웝장이다, 
' 

나'가 중십이 된 통일, 지식중십적인 접근에서 지식파

함께 정서, 김·성이 결합된 수업이 되도록 중점을 두있다.

-)째, ( 

셍존의 논리'의 모]장이다. 세계화 시대 한민족의 J%존이 분단파 직결되어 있

다.

이상으로 骨일11'<육에 대한 필자의 기본적인 견해를 旨혔다. 이런 입장에 따라서 필자

는 1학·기 ir민족분단과 통일문쟤」 는 인식의 진촨에, 2학기의 「북한사최의 이해4 는

보다 다양한 사실에 근거한 내용을 중심으로 언계헤서 강의骨 진행하고 었다.

6.2 실험적인 수업의 주요내용과 실제 : 7민족분단과 통일문제,

이2.1 수입의 기초직인 사항

1) 멍칭 : 빈족분단과 통일문제

2) 깅·의 개요 : 이 시데 우리빈족의 최대과제인 봉일( 우리들 자신이 통원을 보는



51

인식의 전환문제와 실질적인 현실대응능력이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하겠다. 인식의 전

환과 현실대응능력은 상호 결합된 관계이지만 21세기의 지성인은 우선 이제까지 사회

및 사물을 보는 인식의 전환이 우선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민족분단과 통일문제

」 는 탈냉전, 포스트모더니즘. 전지구화, 분단, ]MF의 복합체인 나와 우리 사회에 대한

認識의 轉換(A Turnin g Poffnt: 瞬엑에 초점을 두며, 다음의 3가지를 갖게 한다. l. 철저하

게 
't

를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세계를 이해한다. 2, 지성인으로서의 자기 위상 정립

과 책임으로서의 민족분단과 통일문제를 파악하게 한다. 3. 나만의 시각이 아닌 너의

시각을 존중하는 다원적인 대화가 살아숨쉴 수 있는 대학다운 감의를 만끽한다. 이리하

여 민족분단과 통일문제의 수업을 통해 궁국적으로 사회현상에 대한 세련된 시각과 인

간다운 삶의 건설을 위한 교 양인의 자질을 갖게 한다.

3) 강의의 전제 : 나의 주체성, 성인의 성숙성, 대학의 열림성.

) 대상 : 부산대학교 전학과 전학생 대상(주로 1-2학년)

5) 학점(시간) : 2학점 2시간

6) 수업방식 : 강의식 + 질의응답 + 조별토론식 * 시청각실

조별 토론은 학기 초에 7-8명을 1개조로 편성하여 「우리들의 이야기 시간」 이라는

명칭으로 1시간의 전체적인 강의 후, 1시간을 이용해서 각 조별로 진행자와 서기를 선

정해서 토론하고 그 결과를 토론 2일 후 담당교사에게 지면화해서 제출한다. 시청각 수

업은 1시간 시청각 수업을 하고 난 뒤 1시간은 시청한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한다. 그리

고 담당교수는 각 조별로 무작위로 참여하여 학생들의 토론이 활성화되도록 지도한다.

특히 1998년 1학기에는 매시간 서정적이면서도 의미성이 담긴 대중가요를 한곡식 들려

주고 학생들의 느 낌을 간단하게 듣고 본 수업으로 들어갔다.

6.2.2 주별 주요내용

1주 : 과목에 대한 소개 [ 우리시대 통일의 의미와 중요성

2 주 : 인간다운 삼의 사회과학적 의미 :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이론적 해명

< 전통-근대-탈근대의 개념을 중심으로

3주 , 대중가요'와 통일 : 대중가요에 담긴 사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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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 : 소설과 통원 : 밀란 쿤데라의 r 키-을 수 없는 존재의 기.디움」

5주 -: 시외- 통일 : 천상빙, 길M'주, 이연주 시인의 시세게로 본 통일

6주 : 예술괴· 통일 : 미셀 푸코, r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깁해성, r 힌데미술을 보는 d-」

7주 : 영화리. 통일 :
「섹스, 거4말, 그리고 니디오 데잎」

8주 : 骨간57사

9주 : 사링-과 통인-김중술, r 신사린-의 의미.

IO : 통일<·'t가를 기-니- 일

1 1주 : 통일국가릅 가다-베트남

12주 : 통일국가를 가디·- 멘

13<- : A·1]게회.p 1ME시대의 통일논의

14주 : 동릴성 최복, 동질성 회·JL 질성 창조의 비교: 남북공존의 결

15주 : 살아있는 통일i'<A-合 위힌· 교수-학x% 종' L巨-浴 및 깅·의 핀가

6.2.3 실힘적인 수업Y델의 실제

1) 주제의 선정 : 시·랑과 통일

2) 교제 및 자且 : 깁중숩, f 신사링-의 의미J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7)

T]수봉의 l 벡만송이 장미) 노 래 이프 및 카세토, 마이크 시설.

3) 771 방법! 강의식 * 질의응답식 * 조1敍토론이

4) 수(d의 진헹과 네各

(l) 학A들에 사랑-이 役는 고귀힘-과 사랑의 이름으로 저질러진 잘못된 에를 제시

하빈서 · 징한 사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g자하도록 한다.

(2) r 백만송이 징'미」 틀 들러 준다. CI 가시·내성-을 학시m]들에게 불러주고 따라 지

한다. 그리고는 이 노 래가 깆·는 메시지를 피·악하게 한다.

" 

빈 엣날 어느.1差에석 내가 이 세상에 나몰 ttll )놔람을 주고 오라는 작은 음셩하니- 듈

었지. 사랑을 할 때민· 피는 꽂 1끽만송이 피워 Y 리-C 진실한 사랑을 힐· 만 피어니.

는 사링의 장미, 미워하는 미키하는 미워하는 11)-음임이 아껌飯이 아낄竝이 사랑울 주 -

기21· 할 수백민·송이 1의민·%이 백민-송이 꿋은 피고 그자]고 아름다운 내벌나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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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 있다네.--그대와 나 함께라면 더욱더 많은 꽃을 피우고 하나가 된 우리는

영원한 저별로. 미워하는 미워하는 -

.

"

인간존재의 의미는 사랑에 있음을 강조하고 사랑이란 무엇인가를 김중술 교 수의 「

신사랑의 의미] 의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정리한다.

사랑이란 하나의 감정이 아니라 배워서 아는 하나의 능력이다. 따라서 사랑도 학

습된 능력이다.

卽 사랑이란 상대방의 생활과 성장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며, 상대방으로부터 표현

되거나 표현되지 曾는 욕구에 대한 자발적 반응이며,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봐주고 그

의 개성을 존중하는 태도이며, 상대방의 마음을 아는 상태, 즉 지식이라는 내용을 설명

한다,

卷 사랑의 3요소로서 친밀감. 열정, 책임을 r 사랑의 삼각이론」 을 이용하여 설명한

다. 그리고 세 요소의 크기가 같은 크 기일 때 완전한 사랑이라는 점과 세 요인이 많을

수록 삼각형은 더 크지고, 사랑은 더 크다는 결론의 요 점을 소개한다.

卽 기타 사랑에 관게된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끝으로 성공적인 사랑의 조건, 즉 첫째,

가능한 정확하게 자신이 선호하는 사랑의 양식과 상대방이 선호하는 사랑의 양식을 구

체적으로 파악한다. 둘째, 각자 상대방 사랑의 양식에 대한 이해와 인정과 존중, 셋째,

지금까지 자신이 해 오던 사랑의 양식과 상대방의 사랑양식을 조 화시켜 변화시키려는

능력곽 의지다.

5 학생들이 평소 갖고 있는 사랑의 의미를 졀의응답으로 진행하면서 사랑은 - 때

문에 사랑한다가 아닌 - 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卷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민족의 통일문제를 사랑의 의미, 사랑의 삼각이론, 그리

고 성공적인 사랑의 조건과 연관시켜 담당교수가 질의응답으로 진행시킨다. 어떤 결론

을 도츨하기보다는 토론의 방향을 제시하는 戌이다.

교 수의 설명과 질의응답 후 이상의 내용 중 사랑과 통알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각

조별로 토론한다, 특히 일반적인 사랑의 의미가 남북한 관계개전에 갖는 효용성과 한계

를 중심으로 토론하게 하고, 향후 사랑의 관점에서 남북한이 해결해야 할 과제를 국가,

사회. 시민단체. 대학생. 개인들의 수준으로 분류해서 제시하도록 학생들에게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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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 사링-파 통일에 대한 토易의 걸과J/고서를 교수가 7J토하고 차기 수업 초에 각 조

의 V론결과를 그 특징빕로 요익해서 전체힉·AI돌에게 소개한다.

7. 결론 및 제인

본 논문은 데학 통칭고< - 에 내한 기$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2가지 목적을 달성하려

'

c 했다, 첫쩨는 부산 지역적인 차원에서 대학 통일J'l'f육은 교%강叫暑 중심으로 고( 실

테偏· 파악하는 과제이고, 둘 는 실제로 연구지- 자신이 지난 5년동안 대학 통일교육의

경험에 H거한 릴 
']적인 

T업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다.

s t견구의 걸과는 디-음과 갑이 )굇 기-지로 정리할 수 있다.

y저, J+L신 a-내학·의 통일교 - 긴·련 ]11잉1강죄·의 실내분석의 결피-이다.

도적인 측민o]]서 (1) 지난 1990닌 대학 )l%강좌에서 B (·민$리J 깅-죄.가 사라진

이후 동일교육관련 교 양%·좌는 V]<잉7신 y 지·쉬·션택의 범7예 포힘·되어 실시되고 있

으며 기-장 2- 비중-3- 차지한 과1'[은 f 북한이해, 몇 「북한사회의 이해」 깅·좌였다. 恭

개설 강좌수가 학1·<벌, 학기범로 밀은 불균헝 힌상을 발견할 수 있있다. 어떤 학교는

l-2 학기애 긱A 3힉-·주1의 비중으로 개설되고 91는 l/l-먼, 많은 대학은 l-2학기 중 한 학기

만 게설%]든가 개설핀다고 하더라도 심한 볼R헝各 드러냈다. 2) 통일관련 교 잉·강좌는

)[(부기· 교 양선텍 및 지-H-선(11으로 헹해지고 있고, 조 사대상의 6학·교 중 2 학교는 아예

통일괸곡1 Is't양강-죄-가 한 깅국]-도 개설되어 있지 않았니-. 和 통일교육의 주괸·기관은 (3

민)윤리교육 및 J (·민윤리학과가 있는 ·겅우는 해딩·학괴.애서, 일는 징우는 정치헹정힉-부

1길 정치외교학파에서 주판하고 있었니..

둘 , 수강학Al듣의 대학 통일%11육에 데한 인식조시의 걸과를 보먼, 03 일A)g촬 속

에서 통일에 대한 관심이 데체로 協'E 젓으로 나타났으며, 통일의 당위성에 데해서는

go% 이상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있다. C23 통일꾄·런 징보는 주로 언론매제가 걸정적인

역헐'을 하는 7으로 니-티·났으머 수업을 톤해서 언< 다는 응답자는 27%를 치-지해서 통

일교육에 대한 제접겁이 3)이야 한다는 조]을 압시하고 있다. C$ 통일괸곡], 51't잉·강죄.를

신텍하게 펀 동기를 보2, 선배骨의 권유-펑소의 관심-시간표상의 여긴- l·당고1수의 1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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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 사링-파 통일에 대한 토易의 걸과J/고서를 교수가 7J토하고 차기 수업 초에 각 조

의 V론결과를 그 특징빕로 요익해서 전체힉·AI돌에게 소개한다.

7. 결론 및 제인

본 논문은 데학 통칭고< - 에 내한 기$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2가지 목적을 달성하려

'

c 했다, 첫쩨는 부산 지역적인 차원에서 대학 통일J'l'f육은 교%강叫暑 중심으로 고( 실

테偏· 파악하는 과제이고, 둘 는 실제로 연구지- 자신이 지난 5년동안 대학 통일교육의

경험에 H거한 릴 
']적인 

T업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다.

s t견구의 걸과는 디-음과 갑이 )굇 기-지로 정리할 수 있다.

y저, J+L신 a-내학·의 통일교 - 긴·련 ]11잉1강죄·의 실내분석의 결피-이다.

도적인 측민o]]서 (1) 지난 1990닌 대학 )l%강좌에서 B (·민$리J 깅-죄.가 사라진

이후 동일교육관련 교 양%·좌는 V]<잉7신 y 지·쉬·션택의 범7예 포힘·되어 실시되고 있

으며 기-장 2- 비중-3- 차지한 과1'[은 f 북한이해, 몇 「북한사회의 이해」 깅·좌였다. 恭

개설 강좌수가 학1·<벌, 학기범로 밀은 불균헝 힌상을 발견할 수 있있다. 어떤 학교는

l-2 학기애 긱A 3힉-·주1의 비중으로 개설되고 91는 l/l-먼, 많은 대학은 l-2학기 중 한 학기

만 게설%]든가 개설핀다고 하더라도 심한 볼R헝各 드러냈다. 2) 통일관련 교 잉·강좌는

)[(부기· 교 양선텍 및 지-H-선(11으로 헹해지고 있고, 조 사대상의 6학·교 중 2 학교는 아예

통일괸곡1 Is't양강-죄-가 한 깅국]-도 개설되어 있지 않았니-. 和 통일교육의 주괸·기관은 (3

민)윤리교육 및 J (·민윤리학과가 있는 ·겅우는 해딩·학괴.애서, 일는 징우는 정치헹정힉-부

1길 정치외교학파에서 주판하고 있었니..

둘 , 수강학Al듣의 대학 통일%11육에 데한 인식조시의 걸과를 보먼, 03 일A)g촬 속

에서 통일에 대한 관심이 데체로 協'E 젓으로 나타났으며, 통일의 당위성에 데해서는

go% 이상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있다. C23 통일꾄·런 징보는 주로 언론매제가 걸정적인

역헐'을 하는 7으로 니-티·났으머 수업을 톤해서 언< 다는 응답자는 27%를 치-지해서 통

일교육에 대한 제접겁이 3)이야 한다는 조]을 압시하고 있다. C$ 통일괸곡], 51't잉·강죄.를

신텍하게 펀 동기를 보2, 선배骨의 권유-펑소의 관심-시간표상의 여긴- l·당고1수의 1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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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순요로 선배들의 영향이 크 다는 점을 알 수 있었고, 이런 경향은 고학년보다는 저학
w

년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에게서 타전공영역보다는 인문 · 사회계열이 더 강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嗚 통일교육관련 교 양강좌의 개설여부에 대해서는 약 90%가 긍정적인

반웅을 보였으며, 교양필수로 하는 안에 대해서도 약 80% 이상이 챤성兎다. 이런 현상

은 약 70%의 수강생이 통일교육관련 강좌를 타인에게 권유하孫다는 반응으로 연결되

었다. 卷 통일교육관련 교양강좌가 통일 및 북한에 대한 이해에 약 90% 정도의 학생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으며. 수업의 애로점으로는 교 재와 교 수의 수업방식을 가장 높

게 지적했다. 卷 통일교육관련 수업을 듣기 전과 후의 변화에 대해서는 약 50% 정도가

변화가 없었다고 응답했으며, 변화한 경우는 상대적으로 통일이 꼭 필요하다는 반응이

높았다.

셋째, 통일교육관련 교양강좌 담당교수들의 싣태와 발전적인 개선점 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담당교수들 전부 남자였고 15명 중 13명이 시간강사였으며, 연령상으

로는 30대(60%)가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또한 전공별로는 정치학이 두드러지게 많았다.

借 담당교수의 전공은 87%가 정치학이었으며 세부전공은 다양한 분포를 보여 통일 및

북한관련 전문가가 부족함을 알 수 있다. 卽 통일교육과 관련한 가장 큰 애로점은 적절

한 교재와 자료의 부족과 입체적인 교 육을 저해하는 교육환경을 제시했다. 卷 주된 강

의방식은 강의식*질의응답식을 선호하고 있었으며, 바람직한 강의 방식으로는 시청각-F

조별토론식을 제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卷 통일교육관련 입법화에 대해서

는 대체로 찬성하고 있으나 그 제도의 근혼적인 성격과 내용에 따라 판단을 유보하겠

다고 응답하여 그 기본취지는 찬성하고 있으나 이전의 반공교육과 같은 방식에는 우려

를 나타냈다. 卷 통일교육관련 과목의 교양펄수로의 전환에는 대체로 찬성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넷째, 본인이 제시한 실험적인 수업모델의 근본 입장은 신세대의 정서를 담아낼 수

있는 생동감 있고 체험적이며 창조적인 입장에서 접근하는 대학 통일교육의 실험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대학 통일교육은 교 양강좌로서 전인적인 교육의

내용을 가져야 하고, 그 방법은 3차원의 강의를 수용하며, 통일교육을 보는 기본 입장

은 민족주의 시각, 삶의 체험, 생존의 논리라는 3가지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연구자가 실제 수업에 적용하는 주별 강의계 서를 주요내용을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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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제시하i r 시.링·파 통일J 주체를 발췌헤서 지면촤시켰던 것이다.

끝으로,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도출된 떨 가지 긷론을 정치 제언으로 제기한다.

첫 , 대학 통일교육의 핵심은 가르치는 교수의 자질과 통일교육의 활성촤를 가로막

는 징보 · 자료의 부족이 우선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시 통일교육의 진문가는 시일

을 두고 징-기적으旦 헤省해야할 사안이지만, 적어도 자료의 개Is-을 비롯해서 통일교육

자료의 체게셩은 시함히 2칭된다고 하겠다. 지금까지 통일교육의 개선빙·안이 거론될

때마다 남당교수의 자질문제니- 자료의 개빙', 체계적인 骨급은 지적도]어왔다, 필자는 통

일]it육 딥-당·교수 및 학셍들의 자료이용애 있어서 중앙과 지1칭의 또다른 분딘·싱적·을 毛·

조하고자 한다. 헌제 서울의 경우, 꽝촤문 우-체61- f 북한자旦센터」 가 있고 그곳에서

Ai-힌-영촤도 상영되고 즉%에서 토론도 가능하다. 하지만 부산의 겅우는 자료이용 뿐만

아니리- 영최.상영의 경우도 21- 절차와 자료구입의 로 동 여간 어러운 일이 아니다.

骨쩨, 정부차원에서 ar해지고

� 

있는 대학 통일교육관런 지윈시·언을 학 헌장의 통일

][It육과 인게시키는 작업이 요칭된다고 본디.. 대힉·)W 통일논문 공모나 통일분제학술세

미니·, 학셍학술旦론최 지원 -牙 통일부의 사업의 취지가 보 다 산이-니-게 히·리변 대학 통

일고1-육권·린 교 양강죄- 등과 연게시커 상호협조체제률 구축하는 짓이 효율적이라고 본

다.

. 통일정체에 대한 정부의 칙3적이고 당앙한 홍보가 요칭된다. 대학 통일교육관

련 교 잉7깅'죄-暑 수깅'하고 있는 학셍이나 담당교수들의 한결같은 요 구 중의 하나가 정부

의 통일정체을 보다 신명하게 일' 수 있-S 정첵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에를 들어 국민

의 정부 출범 이후 領번정책이 71본을 骨해 소개되고 있지만 그것의 근본弔지 등이 담

딩·교 나 학셍들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合 씩-인曾 수 있었다.

W ,

(]0년대 신세대 대학셍吾얘게 적%]-한 통일교육의 수려1%·범이 게속해서 개빌·돼

야한다는 7)이다, 대학의 통일교육을 딤-당하고 있는 교수들의 애로71 중의 하나도 바로

정J/IL l< 자료의 끄L족과 힘· 시·칭각' 교육 7 얼악한 교 4정율 들있다, 이 문제는 가

렵· 니·il·>한 통일11(육의 방빕은 강의식*시칭거'-r조1竝12론식이리.는 본 연하t의 결과에서

도 알 수 있 이 시청각 교 을 비롯해서 디.잉1한 씩·법을 동윈한 통일교육이 요칭넌다.

디-섯째, 전국적인 차원 및 지역적인 치-71에서 통일교육판런 남딩'교수들이 교육혠장

에서 깆·는 애로린이니· 긱' 인돌이 통일])'tA-의 수업모1慮돌을 고[개하고, 긴전한 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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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과 협력의 장을 마련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끝으로, 향후 통일교육은 현실성과 창조성, 미래성이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갖는 프

로그램 개발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향후 통일교육은 정부와 시민단체, 학계가 공동 참

여하여 통일의 지혜를 도출하는 구조暑 구축해야하고, 통일교육관련 제도화에는 학계

통일교육관련 담당교수들의 의견과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야 할 것이다.

1990년대 소위 신세대 대학생들에 대한 비판의 우려가 많지만 통일교육에 한정시켜

평가한다면 통일문제에 다양하고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놓칟 수 없다.

통일이 우리가 싫고 좋음의 대상이 아니듯이 신세대에 대한 기성세대 및 정부의 지원

과 격려, 을바른 교 육은 시대가 젊어지고 갈 의무인 것이다. 신세대의 용기와 지혜 없

이 21 세기 통일된 조국은 상상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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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부록 : 설문조사지]

부산지역 내학의 통일과련 교양강좌 수강생들의 인식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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熹 다음 질문예 별다른 지시가 없는 한 1가지만 선택하이 D안에 V표하세요.

4% 통일에 대한 기/적인 인시에 관한 사항

l . 일상-생骨에서 통일에 데해 임fl]-니· 관심을 기·지고 있습니끼·

03 1게우많다.[J 卷 익긴- 있다0 <l 1緩로 似다.D A 전허 없다.D

2.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지이·한다고 싱1각호]·니까

[l) 봉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D 戊) 통일이 되먼 좋지만 반드시 통일이 시어

이· 한다고 AI각하지는 일·'는다. D ) 헌상테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3히-다.U A) 셍

z]·해 본 적이 似다C칠 관십이 飢디·) D

3. 대학에 외-서 통일 낄 북한에 대한 정보를 이떻게 믿고 있습니끼//

f][) 언론 메체(신분, 방·송)U 2 책 D f 수입 D

1 친구晋과의 대화D 3) 기타( )

t 뎨학 통일 It 육에 관련한 사항

. 북한 및 통일관련 
-1공강좌暑 

들은 적이 있습니까

<0 있다 D 助 없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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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5, 통일교육관련 교양강좌를 선택하게된 주된 동기를 우선 순위 별로 2가지만 선택

해 주십시오7( 우선 순위 l, 2를 표시해 주세요)

<7 선배들의 권유그 借 평소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D

卽 시간표상의 여건 때문에 卽 담당 교 수의 명성을 듣고 D

卽 기타( )
w

6. 대학의 교 양강좌에서 통일교육과 관런한 과목(예: 민족분 과 통일문제, 북한

사회의 이해 등)의 개설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1) 꼭 필요하다. 卷 개설돼도 좋지만 꼭 꾈요하다고 보지는 않는다 D

卷 개설할 필요가 없다 D 卷 현행대로가 좋다. D 倦 모르겠다 D

7. 통일교육관련 강좌를 듣고 난 후 북한 및 통일 관에 실질적인 도움이 어느 정도

되었다고 봅니까

d) 많은 도움이 되었다. D 借 조근 도움이 되었다. U

卷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 D 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U

8. 통일교육관련 교양강좌를 수강하면서 느 낀 가장 큰 애로점은 무엇이였습니까

co 교 재 U 恭 교 수의 수업방식 D 卽 시청각 교 육 D

和 시설 등 교육환경 D 卷 정보(자료)의 부족 U

9. 통일교육판련 교 양강좌를 듣기 전과 들은 후의 통일관의 변화는 어떠합니까7

(<) 변화가 엾었다(예: 통일은 꼭 필요하다 - 통일은 꼭 필요하다, 현상태를 유지하

는 젓이 좋다-현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통일이 되면 좋지만 반드시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D

借 통일은 꼭 펄요하다 - 통일이 되면 좋지만 반드시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하지는 않는다. U

卯 통일은 꼭 필요하다 - 현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D

卽 통일이 되면 좋지만 반드시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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各 꼭 필요하다. D

C 
'

)l상태롤 7-·지하는 깃이 비·람>하다.-· 통일은 꼭 필요하다. D

co3 기티· ( )

IO. 통일교육 Ct 런 V'(잉강좌를 다른 동료나 후배들이 듣도록 추천할 만 하다고 셍1

지-히.십니까

T 매우 그렇다 D 卽 1렇디· U 23 뵤통이다 D

(%) 아니다 U 37 진허 아니다 D

I l, 대힉·에서 통알]5'L 을 <]'<잉7필수로 게실히·는 깃에 대힌 견해는

( 적3 찬성한다 D (涉 대체로 친·성한다 B 2) 대제로 반대한다 D

CA3 적극 반대힌·다 D A 질· 모르겠다(관심이 없다)D

12. 대힉· 서 일11't-A- 교잉%수<L 개실히·는 깃에 f성9신디·민 어디에서 주6

을 하는 깃이 命디·고 %니까

(J) 어느 과에서 개수1히·든 상괸·似디·U, 恭 정치피111학파 D

0-l3 리교%-과(국민윤리학과)U 1 철학과 D cs 교양부 D

Cb 기타( )

t 다음은 설문옹답자에 대한 1肩 가지 물어보51자 합니다.

(頭해당란에 C)표하세요)

l. 싱빈은 이떠힙-니까 
tJ'D 

여1그

2- 학년은 어띠힙-니까 1학년D 2 학년D 3학넌D 4 학SD

3. 전공분야는 이띠호]-니까 인/ A일 D 사회파학계얼 D

자인과힉·게일U 긍과계일 D 에체능 일 U

22 V2 V2 끝까지 옹해 주셔서 대단히 김'사3'니니· V2V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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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대학의 통일관련 교양강좌의 실태 및
발전적 개선을 위한 담당교수의 설문조사

l ]

l 90判 判 等 妥 . 2아 앤 . 仲·l i
l 한 과 $ c 왔A 다 통 문·11가 복잡하· 실 과제가 수록 학 할은 l

· 且다- 判할 다 린 문 본 구는 통 주· 안 l
1 학 들 통 문 l 한 산 且론과 ·육 활 촤를 한 학 y 관5 ·양 좌 l
l 실 를 寺구하·9· 합 다. 특 본 문旦사는 통 旦 육 한 다 감 · 실 l
l 判 *依% ·l]普 判· *M或 初 · *銅 例 ·刊判 巷 普·巷 l
l 탕으로 보다 현장감 있고 7조적인 통일교육의 수업모델을 개받하는데 활용하고자 합니타. l

l 문及사 
'

98 북 Y문 Hl l
l T*3하‥]] -수 진솔한 은 무·l i %l- ‥1 본 l
l 하는 많은 움 다. W 답번을 부8 h] 다. 한 간을 주 l
l 감사합 다. i

豪 해당 번호의 안에 V를 해 주십시오(별다른 지시사항이 없으면 한가지만 선택

하어 주십시오)

1, 교수닙의 성별은 어떠합니까 남 D 여 D

2. 교수님의 연령은 어떠합니까

ty) 20 대 D 勒 30대 D 卷 40대 D 卷 50대 이상 D

3. 교 수님의 전공은 어떠합니까 7

T 정치학 D 倦 경제학 D 卷 철학 D 卽 국민윤리학 D 卷 기타( )

3-l. 교 수님의 세부 전공은 억떠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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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수닙의 헌재 A骨은 어떠합니까

0) 정교수 D 卽 부교수 D J 조11'(수 D

卽 전임강사 D 的 시긴·강사(명에교수, 겸임교수 $함) D

5, 교수님의 통일교육관련 깅·의깅럭은 이떠힙·니까

T l-2년 D C 3-4넌 D A 5-69 D 1> 7년 이상 D

6. 내학의 통열교육권·련 깅'의를 하시9서 킬는 가장 큰 애로점 2가지만 순위1敍로 숫

지·暑 D인·에 기7]하어 주11시오,

CI3 학)W들의 통일에 대한 무관심 U (스 적절한 교제의 부족 U GO 힉·생돌의 인윈

과다 IJ A) 입제직인 교육을 저해하는 교육환경(비디오, CD. OHP시실 등) D

C53학점에반 의존하는 학)&1들의 도 l 
'

] y 기타( )

7. 교수님이 통일관련 수업의 주된 깅·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강의식 D 助 강의시 * 졀의응딤-식 D 卽 강의식 + 토론식 D 卽 강의식 +

&1 敍 旦론식 D S 완전 세미니- 및 2론이 D (b 강의식 + 시청긱. f73 기 티.( )

7- l. 만약 깅·의식合 주로 하신다t/) 51 이유는

co 가장 宜고}-적인 교육이기 때분에 C忠 수경·인원이 많아서 % 교육환겅의 열악

1 학생들이 강의A合 요구히·기 떼문에 1) 기 다 ( )

8. 교수님은 지71까지의 깅-의경%에 비추이 볼 때 교 잉· 통일교육의 수%벵.식으로는

어띤 빙'시이 가징 효과적이라고 봅니까

7 깅·의식 D 恭 조별토의식 D C)3 강의식+질의응답% 디 C% 시弔긱· +見론식 D

(프) A'의식*조1敍토론식 ([03 기 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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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강의교재 및 자료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T 주교재를 중심으로 일관되게 진행한다

倦 대체로 주교재를 중심으로 하고 부교재 및 참고문헌을 소개한다

像 적절한 주교재가 없어서 강의주제별로 賀 개의 교 재를 혼합해서 강의한다,

和 주로 담당교수가 강의교재를 편집해서 사용한다.

卷 강의교재 없이 교 수의 강의와 판서에 의존한다.

卷 기 타 ( )

IO. 최근 통일대비교육지원법 등 통일교육과 관련한 입법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런 논의를 자료나 언론을 통해 들으보신 적이 있습니까

T 있다 D 卽 없다 D

IL 통일대비교육을 제도화하는 입법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J) 谷성한다 D 借 반대한다 D 卽 내용을 보고 판단하겠다 D

船 관심이 없다 U 卽기타( )

12. 대학 통일교육을 촬성화하기 위해서 교 양필수로 하는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합니까

fD 적극 찬성 U 怨 찬성 D 曲 보통 U 卽 반대 D 5 극 반대 D

13, 만약 대학 통일교육이 필요하다는데 찬성하신다면. 현재의 대학 통일교육이 활성

화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를 두 가지만 지적하신다면

1.

2.

u. 통일관련 수업과 관련하여 타 교 과와 다른 교 수님만의 특별한 수업사례가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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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대학 통일관런 교 엉(징의와 괸·련하여 위의 설문조사에서 1빠.진 부분이나 기타 의건

이 있으시먼 자유%B 밀-骨히1 주십시오

豪 인//·와 강의에 비·凰신 중에도 이렇게 시간을 네이 주서서 대탄히 김-사%]-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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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요약문1

우리 민족에게 통일은 먼족공동체의 근본질서를 창조적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이며 적

대적 관계에 속해 있던 남북한 주민들간의 일종의 문화적응과정으로서 사상, 신념, 인

성을 가진 남북한 주민들이 함께 생할을 해야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치제도격 통합은

사회문화적 통합에 기초하여야만 한다. 그렇지않을 경우, 사회문화적 분열은 정치제도

적 통합을 희생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통일의 핵심적 과제는 인성의 동질화 또는 인성통합이다. 이러한 점에서 남

북한 주민의 인서을 비교하여, 인성적 이질성에 의해 초래될 사회갈등을 예상하고, 극

복 방안을 탐색해 보는 것이 도덕교육의 우선적 과제가 된다. 구체적으로 통일 한국의

미래상인 민주주의의 유지 및 발전에 기반이 되는 민주시민성을 함양하는 과제로 요약

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국민성을 민주적 인성으로 변화시키는 과제이다.

인성은 개인의 가치관, 태도, 행위를 포괄하는 것으로서 사회화의 산물인 개인의 성

향이다. 그러므로 인성은 정치경제적 요인, 역사문화적 요인, 이념가치지향적 요인, 그

리고 교 육 요인에 의해 상이성을 띠게 된다. 특히, 분단 이후 50 여년간 지속되어 온 남

북교류의 단절은 남북한 주민의 인성의 상이성을 더욱 심화시켰다. 남북한 주민들의 상

이한 인성은 통일 이후 삶의 각 영역에서 나타나게 될 다양한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

여 국민통합을 저해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한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과 상힉한 인성특성을 고 려할 때 정직, 관

용, 책임의 덕목을 내면화한 인성을 소유한 국민육성이 우선적인 과제이다. 남북한 주

민은 공통적으로 이러한 인서을 결여하고 있고, 정직이 관용의 기반이 되고, 관용이 정

직성을 강화하고, 책임이 관용의 기반이 된다는 철학적 이유에서 세 가지 인성온 통일

한국의 국민통합에 필수적인 자질이다. 이러한 인성이 결여된 사회에서는 공동체의 도

덕적 기반이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불신감이 팽배하고 갈등이 유발되는 불행한 결과가

초래된다. 이러한 상황이 한국에서 통일 이후 전개된다면 국민통합은 어려合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통일 이전에 비교사회적 분석을 동해 남북한 주민의 인성

특성을 파악하고, 통일 이후 효과적인 국민통합과 통일한국의 발전을 위해 요구되는 바

람직한 인성을 함양시키는 인성교육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통일 이후외 국민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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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힌. 인성교육의 19'인·은 남%P한 상호간의 
'헙력과 

조정에 기$하여 마린되어야 하지

만, 宇1실적으로는 불가%하다. 띠·라서 -된 연구는 昏일 이후의 국민통힙·을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남한에서 이루어지이· 히.는 인성11'(육1-8'안을 가정, 학교, 언론, 민간단체로 5L분

하고 종거·>으로 제시해 보았다.

2 장에서는 정치·경제적 요인, 분회-·역사적 요인, 이i)·가치지향적 요인, 사최촤정책

1< 교-H- 요인이 남·뒤한 주민의 인성헝성에 미 ) 엉함을 실·피보았다. 21리고 이에 기초

하어 M·북한 주 J이 쇼유한 인성울 비[·1'(하고, 통일 이우의 국민통힙· 및 통일한<·r의 발

진이리.-:/ %에 비추이 본 닙샘( 한 7민 인성의 깅약점을 분석히·있디·.

'3
징-51]·서는 오1 이7 일한<·[에서 니·티·날 것으로 에상되논 인셩긷-秒을 신1/.1적-시민

1 인성의 김'등, 텨-名적-자-皇구] 인·성의 깊'등, 표1 l&l-내11J적 인성의 갈등 세 가지 +-헝

으로 제시하였디.. 2't리/J 리·지·의 갈등유힝- 해<하고 효과적인 /·신진통71·을 달성하기

위해 )1구되는- 민주적 인성y-로 정리성, 관- 성, 첵임성 세 기-지-趾 제시히J ,
CI 2거로

사최 
" 

l<l적 요구와 실·제적 인성특성을 중주]적으로 K-의하玆디·,

4 장에서는 통일 이후 A괴-적인 국민통힙·을 위해 정·3. 관i, 첵임의 민주적 인성은

힘-잉시키는 5'l'(육벙·인-외 가정, 학교, 사최(骨교)단체, 인론기귄·의 교%섹-안으로 구분하여

구체리으로 { 의하있다. 특히, 힉·교교육에서의 인%교육이 지향해야 할 교 수.학습전략

파 리- 부문)差 인성교육 실친지칩을 3L체적y-로 제시하었다.

5 장e))서는 통일과 통일 이후를 비히.이 이구이지는 가징, 학교, 언른, I(1간단체의 인

성교육이 인계성음 띠고 진헹시이야 함을 지적히·31 인성교육이 효과적으로 추진도·]기

위한 정 적 제인을 제시하있다.

이러한 인3L 걸괴-는 남북한 주민의 VI성-위 헝성시 J A인 및 남북한 t/J의 인성을

비교함으로써 통일 이후 효과리인 a /민통합을 위힌· 정첵헝성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통일 이호 국민통합에서 헥심이 되머 통일한5(·의 미레릅 걸졍지을 주요한 위자인 청

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성))'(육의 빙-안을 2 l
[ 체최.히·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되r . 민주시

민11<-B-에서 깅'1되이야 할 tIl주리 가지 및 딕목, 힘'양되어야 할 민주지 인성륵성의 구

제촤에 기이하며, 일을 대비하51 통일이후의 <·: <0통71·을 위한 기.김. 학교, 인론, 민긴·

단체의 역할 및 무를 제시힙-으로써, l<1긴·단체의 시1긴교육기능과 이론힝성기능의 촬

성촤를 위한 기2지·iL로서 촬용될 수 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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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우리 민족에게 통일은 1945년 남북분 이후 정치, 겅제, 사회, 문화적으로 심각하게

이질화된 민족을 통합함으로써 새로운 민족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맨족공

동체의 근본질서를 창조적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이다. 통일은 우리 민족에게 긍정적인

결과와 부정적인 결과를 함께 초래한다. 긍정적인 결과는 우리 민족의 삶의 질을 제고

할 수 있는 터전과 계기를 제공해 준다는 점이다. 부정적인 결과는 정치.경제적 혼란,

중첩적인 갈등으로 초래될 수 있는 사회경제적 비용의 증가, 그리고 이념, 제도, 가치지

향의 이질성 때문에 초래될 수 있는 사회문화적 통합에서의 장애등이다.

통일은 대립되는 남북분단 이후 적대적 관계에 속해 있던 남북한 주민들간의 일종의

문화적응과정으로서 사상, 신념, 인성을 가진 남북한 주민들이 함께 생활을 해야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치제도적 통함은 사회문화적 통합에 기초하여야만 한다. 그렇지않

을 경우, 사회문화적 분열은 정치제도적 통합을 희생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남북한 주

민간의 이길적인 가치, 태도, 행위에 인해 초래될 갇등을 예상하고 복 방안을 탐색해

보는 것이 교 육자들의 우선적 과제가 된다.

통일은 이중적인 과제의 해결과정이다. 하나는 통일 이전에 남한 주민의 통일대비역

량을 제고시키는 과제이다. 다른 하나는 통일 이후의 과제로서, 분단 이후로 심화되어

온 이질성으로 인해 초래될 다양한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효과적인 국민통합을 이루어

내는 과제이다. 이러한 과제들은 통일 한국의 미래상인 민주주의의 유지 및 발전어) 기

반이 되는 민주시민성을 함양하는 과제로요약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국민성을 민주

적 인성으로 변화시키는 과제이다.

인성은 개인의 가치관, 태도, 성향을 포괄하는 것으로서 사회화의 산물이다.그러므로

인성은 정치경제적 요인, 역사문화적 요인, 이념가치지향적 요인, 그리고 사최화정책 요

인에 의해 상이성을 띠게 된다. 특히. 분단 이후 50여년간 지속되어 온 남북교류의 단

절은 남북한 주민의 인성의 상이성을 더욱 심화시켰다. 남북한 주멘들의 상이한 인성은

통일 이후 삶의 각 영역에서 나타나게 될 다양한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국민통합

을 저해할 것으로 예상된다,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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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한국에서 빌'셍할 수 있는 다양한 길·-秒괴. 싱·이한 인성특성을 고려할 때 징직, 관

- -

, 첵입의 덕목읍 내먼화한 인성을 소유한 국-민육성이 우신허인 과제이다, 납북한 주

민이 공통적으로 민7주의의 L[덕적 기빈·이 되는 이러한 민주적 인성을 결어하고 있다

는 힌실적 이유외- 졍적이 핀<의 기반이 되고, 괸·各이 정직성을 강화하고, 책임이 관용

의 기반이 된다는 철학적 이유에서 세 가지 인성은 통일한국의 국민통합에 필수적인

자질이다. 이러한 언성이 질어된 사회에서는 공동체의 도 터적 기반이 존제하지 않음으

로써 불신린이 펭배하고 갇등이 유발되는 분행한 결파가 초래된다. 이러한 상식·이 통일

이후 한국에서 전개된다먼 2민통합은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짐에서 통일한국에 2래될 디·잉:한 길·등을 고려하어 남북한 주민들의 가치지

향, 대도, 기능에서 동질성을 제고히·고 빈주적 인성애 기초한 5 f민정체성을 헝성포]-으로

써 새旦운 민족국가의 국민들을 합일된 상데로 이-0는 국민통호1·이 진정한 통일의 기반

이 된디·. 그러므로 동일의 기반은 국민통합이고, 국민통카의 핵심은 싱-이한 가치관, 톄

도, 
'A
r위를

� 

Y필·하는 인성의 통71-이다.

]d-1므로 본 언구는 통일 이진에 비교사최적 분석을 통해 남북한 주민의 인성 특성

피-악하고, 통일 이후 효과려인 <신핀통힘·파 통일한국의 빌국1을 위해 2 구되는 비-릴·직

힌- 인성을 힘·영1시키는 인성교육의 빙'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통일 이후의 S(민통합을 위

한 인싱교육의 닝안은 남북한 상호간의 헙럭과 조정에 기초하어 r·r런되어이· 하지만, 헌

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통일 이후의 국모1통합읍 준비한다는 차원에

서 남한에서 이루이져야 하는 인성교육방안을 중십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1 . 2 연구문제 및 연구내용

통일교m육01) 괸·한 신행인구들 중 납북한 주먼의 인성특성 및 국민통힙-에 영향애 주목

하어 통일 이후의 남북한 주민간 길'V 해소-趾 위한 인성교육의 빙·안을 제시하는 연구

e 드물다. 남북한의 정치사최화외. 점치고(육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연구실

정에 칙·오2하어, 본 연구는 남북宅· 주민의 싱-이한 인성에 대힌 고骨合 통해 님·41힌 주민

의 이질싱과 동질성올 璘·히, 통일 이후에 초래)필 수 있는 주민긴 인셩길·등과 국민통합

各 위한 인성교육의 빙·안을 骨힙·직으로 제시해 且31 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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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아래의 문제들을 중심적으로 논의한다.

1. 서론

2. 남북한 주민의 인성형성 요인과 인성특성

2,l 인성 개념 및 형성 요인

2,2 남북한 주민의 인성 비교

23 국민통합과 남북한 주먼 인성

3. 통일 이후 인성갈등과 민주적 인성

3.I 신민적-시민적 인성갈등과 관용

3,2 타율적-자율적 인성갈등과 책임

3.3 표면적-내면적 인성갈등과 정직

3.4 민주적 인성과 국민통합

4, 국민통합을 위한 인성교육 방안

4,I 가정의 인성교육 방안

4,2 학교의 인성교육 방안

4,3 언론의 인성교육 방안

4,4 민간단체의 인성교육 방안

5. 결론

2장에서는 정치.경제적 요인, 문화.역사적 요인, 이념.가치지향적 요인, 사회화정책

및 17 육 요인이 남북한 주민의 인성형성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다. 리고 이에 기초하

여 남북한 주면이 소유한 인성을 비교하고, 통일 이후의 국민통합 및 통일한국의 발전

이라는 점에 비추어 본 남북한 주민 인성의 강약점을 분석한다.

3장에서는 통일 이후 통일한국에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인성갈등을 신면적-시민

적 인성의 갈등, 타율%자율적 인성의 갈등, 표면적-내면적 인성의 갇등 세 가지 유형

으로 제시한다. 리 각각의 갈등유형을 해소하 효과적인 국민통합을 달성하기 위

해 요구되는 민주적 인성으로 정직성, 관용성, 책임성 세 가지를 제시하고, 근거로

사회현실적 요구와 실제적 인성특성을 중심적으로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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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징- 서는 통일 이후 友과적인 국x된통합各 위해 정직, 관용, 책임의 민주적 인성을

힘-잉(시키는 교육빙-안음 기·정, 학교, 사최(骨교)단체, 언론기관의 교육벵·인·으로 구분하어

7체적으로 논의한다, 특히, 히고t교육에서의 인성교육이 지향헤야 할 교수·학습전叫과

긱· 부문벨 인성됴1육 실천지1]을 제시한디·,

5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q-약하고, 통일 이후의 국민통힙-을 목적으로 하는 인성교

육이 효A적으로 추진되기 위힌· 정책직 제인을 제시한다,

1 . 3 연구빙-법

본 연구는 님-- 한 주민의 인성에 관한 분헌, 인성교육에 관한 신헹언구들에 대한 문

宅연c/-에 기초하여 연군를 진헹하였다. 통일 이후의 효과적인 국민통합을 위한 인성교

육은 디프)(과적이고 힉·제적인 빙'향에서 정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본 언구는 도덕과, 사

최가를 중심으로 이 어지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으로 연구범위를 한정히·고, 남북한 사

최의 ];i]1촤에 관한 문헌 분석, 남북한 11'(육체제에 관한 언구, 남북한 주1긴의 기-치킨·, 헹

위양식, 인성에 관한 연구. 북한 지-료 및 소설분석 연구 등을 활용하어 민주적 인성함

잉·을 위 
')· 

교육방안을 시한다.

1 . 4 기대효과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w

칫째, 남북한 주민의 인성은 헝성시킨 요인 및 남북한 주민의 인성을 비교'骨으로써

昏일 이후 효과거인 국민통힘·을 위한 정책형싱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V-쎄, 통일 이 호 국11)통함에서 에71이 지미 통일한국의 미레-還 징정지- 주IL한 행위

자인 청소년들윽 대싱·으로 하는 인성]]'tv-의 l-M-인·을 ·/체촤하는 네 유용한 자료가 뵐

것이다.

쩨, 헌재 도딕과와 사회과를 중심으로 이午이지고 있는 민주시민11<육에서 겅·조되

이야 :l- 민주적 가치 및 넉%f, 함양되어이· 
'骨 

먼주적 인셩특성의 구체화에 기여할

것이디..

쩨, 통일을 데비한, 통일이후의 국민통합을 위한 가정, 학교, 언론, 민간단체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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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책무를 제시함으로써, 민간단체의 시민교육기능곽 여른형성기능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다.

2. 남북한 주먼의 인성 형성요인과 특성

한 국가의 유지와 발전의 성공 여부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인성에 달려 있다. 민주주

의 국가는 어떤 제도보다 국민들이 소유한 도덕적이고 민주적인 인성과 덕에 의존한다.

그러므로 민주국가의 국민은 민주주의의 도덕적 기반을 이해하고 그것에 헌신할 수 있

어야 한다. 그러므로 민주국가의 유지와 발전은 인성의 이질성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

거나 공통적 특성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인성차가 큰 상황, 그리고 이를 해소하려는

사회적 노 력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기대할 수 없다.

남북분단 이후 지속되어 온 상호교류와 주민들간의 접촉기회의 단절은 남북한 체제

의 구조적 이질성뿐만 아니라 민족구성원의 인성적 이질성을 심화시켜受다. 남북한 주

민들의 인성적 이질성은 현재 통일의 달성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 국민통합을 저해할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통

일에 대비한 인성교육은 통일과 국민통합을 위한 교육과제 중 가장 어렵고, 펼수적이며

지속적인 노 력이 요구된다.o

따라서 남북한 주민의 인성의 이절성을 극복하기 위한 교육적 진단과 처방일 것이다.

진단작업은 남북한 주민들의 인성형성요인과 인성특성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

정리하고, 그 결과에 근거하여 인성의 동질성 제고와 이질성 극복을 위한 교 육방안을

처방으로서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전젱한 의미의 통일을 위해서는 통일 이후 남북한 지역의 주민들이 능동적으로 참여

하는 국민통합의 과정이 필요하다. 국민통합은 남북한 주민들의 자기정체성의 기반인

가치들을 존중하면서 
t 

우리7의식이1 기초한 통일한국의 국민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인간

통합의 작업이다.2]

1) 박용힌, 
t·통일에 

대비한 인성교육:5 고려대학교 교육문제 연구소 바른피육.큰사람 만들기 제4회

포럼 r 통일의 련망과 인성교육」 ,
1996. 10

, p, 12.

2) 박영호, 
「統- 以彼 國民統슴方案 硏究」 , 민족통일연구원, 1994

, p. 103; 전성우, 
"

통일 독일의 사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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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고, 그 결과에 근거하여 인성의 동질성 제고와 이질성 극복을 위한 교 육방안을

처방으로서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전젱한 의미의 통일을 위해서는 통일 이후 남북한 지역의 주민들이 능동적으로 참여

하는 국민통합의 과정이 필요하다. 국민통합은 남북한 주민들의 자기정체성의 기반인

가치들을 존중하면서 
t 

우리7의식이1 기초한 통일한국의 국민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인간

통합의 작업이다.2]

1) 박용힌, 
t·통일에 

대비한 인성교육:5 고려대학교 교육문제 연구소 바른피육.큰사람 만들기 제4회

포럼 r 통일의 련망과 인성교육」 ,
1996. 10

, p, 12.

2) 박영호, 
「統- 以彼 國民統슴方案 硏究」 , 민족통일연구원, 1994

, p. 103; 전성우, 
"

통일 독일의 사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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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북한 주민들의 인싱적 이징성을 발전적으로 국복하여 국민통합을 달성하리는 인성

교육은 통일 이후 싱-되는 금격한 가치]11동, 가지갑등을 헤소하고 세로운 사최정치적

질서를 칭·출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수탄이 된다. 특히 인성의 이질성을 극복하기 위한

교육은 통일 이후의 공동체 希에 펄요한 민주시민성의 형셩과 통일로 인해 초레될 사

최 조1반의 히 적 빈촤를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이헤하고, 수용하고, 새로운 공동체에

헌신하도록 하는 데 省수적이다.

2, 1 인성의 개념과 납북한 주민의 인성헝성요인

2.1.1 인성의 개념 및 헝성요인

인성(chnracter)이라는 1잘은 일상적 대촤에서 성A(personality)과 동의의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인성과 성격各 엄밀하게 구분한다먼, 인성은 성격과는 달리 한 개인의 가

치권·과 그깃의 기초를 이루는 도덕성의 수준을 지칭하는 개님으로서. 무잇보다도 사 f

3링을 의미한다, 선힘·, 0, CI리고 도 딕딕 성숙의 긱-인인 일린의 내적 자질음 지칭한다.

성격은 인긴·의 상내 으로 인·정즈]인 동기적(動機(l{J) 성향으로서 셍물적 충동과 사회%.

물리3] 광{-깅과의 상호작용으로부터 빌·)g한다, 성커은 한 개인의 특이한 헹동과 사고를

결징짓는 어느 정도 지속시인 김-정적-의A적(affective-couative) 특성, 태도, 정조

(solItilnents), 컴플렉스외- 무의식) 기제, 한심과 이상을 지칭한다.

위의 정의에 기초할 때, 성격은 가치중립적 기]노1이고 인성은 도딕적 가치를 힘축하는

개넘이다. 그러나 성걱은 인성을 구성하는 중도L'한 요소로서 정의된다.3)

본 연구에서는 인성과 성걱개넘을 71省히 구분하어 사용하기 보다는 성걱을인성을

구성하는 중요힌 2소로서 이'해히.고, 인성을 기.치판, 태도, 인식성힝·을 포괼·%.는 왕의로

사됨-한디.. 통일 이후 국민통骨의 헥소)적 과제는 도티성에 기초한 민주지 인성함양을 s

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인셩교육이라는 말이 성격교벅-이리-는 말뵤다 본 인구의 의도에

부힙-된다.

團

團

l-," 민족통인연구71, r 남사한 사회骨힌·-비)[(사최b적 1]근, ,
1997. IT. 3E-40,

3) David Foll(Glrn, fc·OL'IE'IiA· auc / Pel'·b·oua/a'ty(Oxfortl: l%sil BItICkwoll, IT17), Pl).3-4; 1희·신영, " 

인져의 7조외-

<J육," 한·계骨)roI/,육학최 펀, 「한1·[의 骨교와 인)])l<육J (서물: 아븜다운 세싱-, 19開),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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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중, 책임감, 동정심, 자기규율, 충성, 용기, 관용 또는 다양성 존중, 정직 등은 인성

특성으로서 가장 흔히 언급되어 왔다. 이러한 인성 특성들은 일관성있게 행동으로 옮겨

질 때 덕으로 내면화된다. 민주적 인성 특성이 한 개인에게 내면화되고 습관화되어 구

조 화된 통합적 인성으로 정립되기 위해서는 합리적 훈련과 교육이 펄요하다,

리코나(Thomas Lickorla)는 인성을 인지적 측면, 정의적 측면, 행동적 측면으로 구분하

고
,

그 특성이나 자질들을 제시한다. 그러한 자질들은 조작적 가치(operational va l12es),

즉 행위에서의 가치들로 구성되며 민주시민서의 기반을 형성한다.4)

인성의 인지적 측면은 합리적인 도덕적 사고능력과 도덕적 추론능력을 의미한다. 이

것은 지식. 기술, 이해로 구성되며 도덕적인 성숙과 민주적 시민성을 위해 요구된다. 자

신이 처한 상황의 도덕적 차원을 인식하는 것. 도덕적 가치를 이해하고 구체적인 경우

에 도덕적 가치가 요구하는 바를 이해하는 젓, 역할채택하기(role-taking), 사려깊은 의사

결정, 그리고 도덕적 자각 등의 도덕적 자질을 포함한다.

인성의 정의적 측면에 속하는 특성들은 도덕적 판단과 도 덕적 행동을 가교해 주는

역할을 하며, 자존적인 것과 타인지향적인 것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양심, 자아존중,

우정, 선에 대한 사랑, 극기, 자신의 도덕적 실수를 인정하고 고치려는 의지暑 의미하는

겸손, 공감적 이해, 정중함, 정의 등의 자질을 포함한다.

인성의 행위적 측면은 도덕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의사와 말을 경청하

고, 타인과 의사소통하고, 협동하는 능력과 의지, 그리고 도덕적 습관 둥의 자질을 포함

한다. 이러한 자질들이 개인이 갖추어졌을 때 도덕적 판단,도덕 감정, 그리고 도덕적 행

위는 일관성을 가지게 되고, 그 사람은 덕쇼러운 인격자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성은 적극적인 도덕적 개입의 가능성을 지닌 성향과 습관인 일관

된 도덕적 탁월성의 소유에 기초하는 젓으로서 인지적, 정의적, 행위적 측면을 포괄한

다. 일관성, 통합성, 학습성, 자율성. 독자성, 합리성, 객관성, 가치관과 도덕성이라는 속

성들을 포팔한다.5) 따라서 인성의 함양은 적절한 습관의 형성과 이성의 계발을 수반한

4) Thomas Lickona, 
'

The Return o f Charactel- Education," XdttCCII/OIl0{ rcaderIW p, Vol.51
,

No.3, 1993, p.7 ;

Kelvitl Ryan att d Thomas Lickona
,

"

Character development," Kdvin Ryan an d Thomas Lick01la ed.
,

Character tIcpdo p777ent %2 Ad100Zs all rf beyon d(Washin딸on, D.C.[ The Connci{ for Research in Values an d

Philosophy, 1992, pp. 15-25.

5) 이계학, 리1,格敎育論」 (서울: 성원사, 1991), pp.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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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 따리-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비·림직한 인성은 도딕적 딕을 올바로 알고, 그것을 욕51

히.고, 그것合 습괸척으로 실친함으로써 구성된다,6>

2.1.2 인성헝성요인

일반리으로 인성은 유전과 환깅의 %힙-% 싱'호하- 의 산물로서 정의된다. 그러나 사

최주의 심리학에서는 인성형성요인으로서 -1전과 환겅 요인이외 훈린(지·기훈련)파

의식성을 감조-힌·다,7) 사최구성윈의 기- 적 인성은 사최7조려 특성과 사최촤나 의도적

교VA 의헤 힝성되는 종<IP·i,인이1된서 이미 힝성된 인성은 사회구조적 특성과 이느징

도 무관하게 지<되<9서 구성윈1 인의 인성 특성에 엉향을 미치는 독립)쳔인으로 작용

한다.R>

남북한 사최는 분딘- 이후 상이한 사최특성을 띠먼서 상호 대립적인 인긴·헝을 인성교

-S-의 목표로 설정헤 兎·디·, 톰·일 독일과는 날리 님북한 주민은 민족상잔음 통한 분단파

정에서 심리적으로 증오와 학대의 외싱·적(trtIUrnatic) 경험은 가지고 있다. CI- 절과 남북

힌· 주민들의 인성적 이질성各 상호적대김·과 불신김-에 기초하여 분단의 장기촤, 이질적

사최촤에 의래 A-성된 분단이후舍 인구수의 종가에 따라 더욱 심최.되이 웠·다.

IA()%J 이후 출생·지·인 분단이후출셍 인구수의 )
l

'

L 昏한 증가는 민족 이질화를 니·티·내

-l<- 지표 중의 히·니·이디·. 이러한 현상은 문촤적 동진셩음 간직한 세대의 Y]-소외- 동질성

보다는 이질성음 더 械·'이 소유하게 핀 진후셰대의 중가를 의미힘·으로써 인셩적 이질촤

의 소)최-가 측된디·,

분단이후출생 인구수는 IA7년 헌제 남한이 38,20i친멍으旦 총인구 45,991 친멍 대비

8i.19, 북한< 20,7T5친명으로 총인구 23-S55친1칭 내비 87.IA, 남북한 진체로는 58,979

친1:g)로 ·%인구 69.討6훤]띵 대비 84,4%를 나타내고 있다w 昏단이후출생1 인구의 총인구

대비율을 실·피보1/), 남한은 fr6 넌

� 

52.9%애서 1997년 83.l%를 니.티·내어 32닌간 분단이

윈

w

6) Thomas Lickoua
,

"

Elevcn Principl(W o f Effective Chzll'acrnr Education," JOt;7'/Ial십lIforal g에Yca6(Irr, Vol.25,

No.l, IOQ6, ])p.94-Q5; Robert D. Hoslip, Moral Sc'aft'CW /ot' 계tueu'catA·(WcI'spor([ Praoger PtUi리151', l%5),

Pl),38-40; Bolty A. Sichel, Mf)fal Erlvcalt'OIlw' CIvs·ac·tc+· a&CI」tI'oa, Cowmmb y, an d Ideals· [Philadclphia:

TolUplc Uuiversity Press, 1982), P-82 ; Kelvifl Ryml,
"

MinilI g [ho Valutri iu (h5 Cuu'icu1urn," EdtiCtltiollal

Lcat」h·I%·%), Novemhcr ]t]93
, p. 16.

7) V 
'

- 릭, 
"

hJ-북한 칭소34.의 의식31조 험성과정 비]IL" -:·
l-토통일윈 조시.연구신, 1277

, pp,5-7.

so 비·융힌, 
" 

$인에 4미한 인성교A.," p. l'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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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출생 인구수 비중이 30.2% 높아臧다. 북한의 경우 1965년 52.0%에서 1997년 87,][%로

32년간 25,l% 높아졌다,9)

이상에서 분단 이후 세대가 약 7천만 남북한 총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지표가 중요한 것은 분단 이후에 출생한 세대는 상이한 사회화에 의해 개

인주의적 인성과 집단주의 인성이라는 이질적 인성을 가지게 되었는 데, 이 세대가 사

회체제의 주요 행위자로서 사회적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분단 이후 출생인구

수의 증가는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의 상이한 인성에 기인한 대립과 갈등을 촉발함으

로써 통일실현과 국민통합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았다. 특히. 남북한 청소년들의

상호대립적인 인성은 통열한국의 국민들에게 불안심리를 제공하고 주민간의 심각한 갇

등을 촉발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이질적 인성은 갛은 생활환경 하에서도 상이한 가치. 태도, 행위를 가진다는 점을 함

축한다. 상이한 인성의 소유자들이 함께 살아야 하는 것이 통일이후의 상황이라면 통일

은 분단상촹보다 더 심각한 갇등을 유발하게 된다.10) 분단국들의 통합사례는 통일은 통

일방식과는 무관하게 통일의 후유증을 상당 기간 불가최하게 수반한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독일은 통일 이후에도 동서독 지역 주민들간에 인성의 이질성에 기인한 상호 배

타적 句동이 나타나는 등 국민통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구동독주민吾은

집단주의적이고 수동적인 행동양식을 시장경제의 기본원리인 성과주의에 입각한 개인

주의로 변화시키는 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11)

통일 독일과는 달리 남북한은 상호교류의 단절기간이 결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이 더

욱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남북한 주민의 인성형성요인과 인성특성을 비교분석

고, 이에 기초하여 통일한국의 공동체적 국민의식을 확립하는 교육방안을 탐색하는 것

은 정치적 문제에 우선하는 기본과업이다.

2.1.3 남한 주민의 인성형성요인

한국 사회는 현재 압축성장이라는 발전의 신화에 매달려 애써 외면해 온 구조적 모

9) 통계청, r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 1997, 12, p.9.

10) 이영선 의, 
k ;

통일을 위한 남북한 주민의식동질화의 팍제," 
r 성곡논총, 제26집 하권, 1995, p. 17.

11) 황병덕 외, 
It독일, 

베트낱, 예멘의 통일이 남북한 통일에 주는 시사점," 「북한연구」 ,
1994. 가을호,

pp. 9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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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이 표출되는 경제워기를 정헙하고 있다. 윈인은 비효各적이고 비함리적인 경제구조

에 있지만, 그러나 보다 근본지인 이1-는 남한 주민들의 비도딕적, 이기적, 케락주의적

인성이다. 헌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통일과 통일 이후를 대비하기 위헤서는 이러한 인

성을 소유하게 원인을 정치, 겅제, 사최. 문화적인 측면에서 비관적이고 종합직으로 분

석해야 한다.

첫쩨, 정치적인 측먼에서 납한 주민들은 2공화국을 제외하고 제1공화국부터 제6공화

국까지 59위주의정권의 지배를 )안아왔다. 이러한 과징에서 남한 주민들은 개인의 자유

와 자율성을 심긱·하게 침해반있·고, 도딕적 자율성파 피입의식, 정직성, 관용성을 형성할

기반을 상실하게 되었다.

둠 , 겅제적인 측면에서 남한은 l%0넌대 경제개발 계획의 추진 이래 압축성장

(condenscd growt h)을 통해 )1도 성징·읍 이루었다, 그-러나 금격한 경제성장은 그 과정에

서 1찰생하는 여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 정신적 기초가 되는 管리적인 37-범확%

을 동반하지 못한 채 진행되71다, 그 결과 남한 주삔들은 이중적인 윤리성과 이중적 윤

리기준을 가지게 되었다.

권위주의지배와 급속한 불3힝적 경제성장의 질과 남한 사회에는 냉소주의, 법규범

에 대한 불신, 공정성에 대한 T관심, 그리고 Y럭3J-과 무입숭차적 사고방식이 헝성되

었다. 즉, 한 개인의 비도덕적 행위가 타인들에게 헤를 끼칠뿐만 아니라 티.인의 비도덕

적 헹위를 정당해 주는 역할을 하는 상횐-이 조성되었다.12)

-9 
, 정치겅제적인 구조적 모 순 속에서 이루어져 온 교 육도 자율성을 갖지못한 채

정치체제의· 정치번동에 종속쥐있 성격을 띠어景으이,13) 학교에서 이루어져 온 7지주

의 교육은 사회의 핵심적 가치에 대한 교 을 도외시하는 촨경을 조 성하였다. 따라서

삔주시민교육의 본질리인 8척인 시삔직 닉에 기초한 민주지 인성함양은 셜패를 반복

헤 왔다. 그리고 급속한 산업촤와 도시화의 영힝·으로 개인적 성징·과 가치교육의 자양분

을 제곰하는 사최적 가치의 보루로서 학교교육과 상호보왼·적 역할을 헤야 하는 가정이

CI 본원적 기능을 상실했다는 점도 지적되어야 한다. 힉-교교<육과 가정교육에서의 민주
.

團

醉 . . m

12) 손봉<t, 
'+ 

한국사최의 가치관 : - +( 이 분제인가 ,

" 

한국징신문화언구원, 「가치관]·의 변동과 도먹성

최복」 , 1996, pp. 115.-151.

13) 이-t릴, 
" 

징치교육 네용의 범 · 1에 VI- 
'l- 

인7: 한국정치상촹의 번촤·趾 중십으見/w r 시-회파2-S.」 15

집, 161, pp. 261-XI 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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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인성형성의 실패는 남한 사회에 문화적 기억상실증(cultural amnes ia)을 초래하였다.

넷째, 민주적 인성함양의 주요한 행위자인 도덕교육과 관련하여 두 가지 문제점을 지

적할 수 있다, 번저, 도덕교육의 주류는 도덕적 행위능력보다는 자율적인 도덕적 사고

와 합리적 의사결정능력을 강조해 았다. 그 결과 남한 주민들에게서 이기주의와 개인주

의의 만연, 일상적인 인간관계 속에서 도 덕성 상실, 비도덕적 행동의 외부귀인(external

attribution ) 현상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개인에게 책임회피의 가능성을 제공하고

개인의 무력감을 조장한다. 이러한 현상은 남한 주민들이 물질주의, 준법정신의 결여,

연 주의를 한국사회의 병폐로 인식하지만 원인은 타인에게로 돌리는 9식이 지배

적이라는 점에서도 나타난다.14)

그리고, 이중적 윤리규범과 이중적인 윤리적 삶의 구조 문제이다. 남한 사회규범온

전통윤리와 서구윤리가 혼재하는 상황이다. 도덕 교과서에 생활영역별로 제시되고 있

는 덕목들도 전통윤리와 서구윤리를 두 축으로 전통에 기초한 가치, 서구의 민주주의적

가치, 시대적, 정치적 상황에서 요구되는 가치들을 포괄하고 있다.15) 가치의 측면에서

마치 
' 

경쟁하는 규범적 원리들의 시장'과 같은 상황에 있다. 따라서 도덕교육의 우선적

인 과제는 무엇을 턱으로 규정하고, 그것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해 합의를 이

루는 것이다.

통일에 대비하여 도덕과의 과제는 통열에 대비하여 민주적 인성과 면주적 덕을 분명

히 규정하고 분단 이후 상이한 이데올로기적 환경하에서 생활해 오면서 이질화된 남북

한 주민의 인성차를 극복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공통적인 기본적 가치와 도덕원

리없이는 어떤 사회나 국가도 존속하거나 번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16] 따라서 통일에

대비한 도덕교육의 과업은 통일지향적이고, 통일 이후 국민통합에 바람직한 인성을 함

양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인성을 교과과정에 반영하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교육

방안을 탐색해 나가야 한다.

14) 서울대학교 인구및발전문제연구소, r 한국사최: 오늘과 내일- 21세기의 도래에 따른 국민의식 조사

연구」 , 1993, p.28
, p.41,

15) 조난심, ;' 

인성교육과 도덕교과서," 「철학과 현실」 , 1995
, 겨울, pp, 80-81.

16) Bett y A. Sichel
,

l/(&-ve 屋1Cata'on for AIZ Age o-ds [Washingon. D. c.: University Prcass o f Amedca,

1982),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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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북한주민의 인성헝성요인

북한 주민의 인성헝셩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북한의 교(육이다. 북한

의 교A은 근뵨적으로 사최午의이V] 실헌의 도구로서 주체사상, 북한의 사회적 성걱,

체제유지, 사최주의 싣힌에 요구되는 공산주의적 인성을 형성하는데 주요한 I f적을 岳다,

북한교육의 목적은 길일성이 1971넌 전국)]나]대최애서 MI-4사7]에서 사회주의교육학

의 기본윈리클 구헌할데 대하어"라는 제목으로 
-v한 

언섣17}에 명백히 나티.니. 있다.

사회주의교 - 은 지·리-니-는 세세대들에게 iL산주의시.상을 넣어주띠 공산주의건설에 필

요한 지식후 가르처주어 1듭로 하여금 칙-취제도를 반데하고 사최주의제도를 옹호하머

게급적 차이가 없고 모든 사림이 헹복하게 사는 W산주의 사회骨 건.실하기 위하어 骨

비·치 平%히-도록 히-는 데 꽉무하어야 한디-.

즉, 북 
'l·의 

교 육은 자아실힌피. 사회밥전且디.는 북 
'l.주빈들을 '혁명최., 

노 동계급화, 공

신·주의최.하는 것을 근본 환t적으2 한다.]yo

공신·주의적 인간 육성이라는 교 육목적을 틸·성하기 위해 -11한 교육은 공산주의에 대

한 신넘 교육]]'<엉·, 지주. 자-tt가게骨, 착취제i에 내한 증오심 고취, 노 동애호정신 고취,

지.본주의에 대한 시.회주의의 우월성 교 Jit 잉·, 짐0-주의시.상 5)1육교잉·, 교 윈의 헉멍화,

노 동계급되·骨 주요 네- - 으로 T입한다. 그리고 계획적 사최화, 시];031 사최촤, 집단적

사최촤, 연속직 사회촤, 실친지 사회화, 동조 속의 자율성을 깅·조히.는 시.회피.를 기본원

리로 唱벙-힌V.Irn

J+헌·의 시·회최. 괴·정에서 칭소넌들에개 제시되는 기-치는 V정%인 A치와 ]p징적인

가치네- . 과 주제가 포함된다. -7정적 가치는 공식$]으로 지시된 가치를 지지하고 옹립

하는 테도를 깅'조하는 짓이고, j ]L정적인 기.치는 배반피는 가치를 반대하고 티.도히.는 테

도를 깅'조한다. 겅-정적 가치외- /제에는 주체시.싱-, 혁명전통, 11단주의, 사회주의 전싣,

사최주의적 도덕셩 픽-M, f·(Tj 고취, 사회주의 <·r가의 애호 통이머. 부정직 가치에는 반

미, 반일, 반한, VI-지·본주의, 반제국주의, 반게V)주의, 반부르조이-사상骨이 AL힘-된다,20)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17) A]임성, r 시·최주의교육학얘 대하어」 (동겅: 구월서방, 1975), p,419,

18) 리영If, r i--신1;Il.7/의인511%L회·-:·[에서의 ]It-A, <펑잉·: 시.최괴'희·출핀.시., IE84), p.411.

IC-0 고 잉복, 
" 

북 :)·칭소.V·!의 사회촤과정 인구," 국토통일윈 조사연7·Al, 탬 [한조시.인구-사최문촤」 ,
1078,

pp, l만-l90.

20) 3;R'-린, u p. c i(., p.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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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북한의 교육은 사회주의심리학에 기초하여 훈련(자기훈련)과 의식화를 인성형

성의 요인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집단의 원리와 경쟁의 학습원리를 어느 사회보다

철저하게 생활의 전영역에 겯쳐 엄격하게 적용시키고 있다, 그 결과 북한 사회는 공식

적 욕구수준지향, 지적 배타성, 자아구조의 폐쇄적 통합셩. 조직에 대한 강한 충성심,

권위주의적 성격, 공격성, 미래를 위한 자기희생이라는 집단주의적 사회특성을 띤다.21)

그리고 그 속에서 형성된 북한 주민들의 인성은 자율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공

산당의 의도적이고 체계적인 의식화와 훈련, 그리고 사회적 성격의 산물로서 호전적이

고
, 경쟁적이며, 家臣초義, 권위주의, 집단주의, 배타주의(적대감), 가족적 온정주의. 수

동성, 이중성을 포꽐하는 臣民盟 2MI이다-22)

엄격하고 체계적인 북한교육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집단주의적

인성이 변화되는 헌상이 발견되며, 북한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사상교화를 더욱 강화하

고 있다. 북한 주민들에게서 김일성교시 학습의 기피현상, 각종 조직생활에 대한 외면

현상, 사회적 불만과 일탈행동은 오래 전부터 나타났다. 그리고 북한의 언론에서도 사

회주의 실현에 장애로 인식되는 현상과 무책임성, 타율성을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로 비

판하고 있다.

김정일은 1980년대 후반부터 이루어진 사회주의국가들의 체제전환과 김일성 사망 이

후 주체사상과 길일성의 유훈에 기반을 두고 당과 김정일에 대한 충실성을 중심으로

사상교화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교 과서 내용기술도 김정일 우상화를 더욱 강조하고,

길정일 과목, 공산주의 도덕을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다. 북한 교육은 외부사상의 유입

으로 인한 체제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체사상원리교양, 당정책교양, 충실성교양, 혁명

전통교양, 계금교양, 개인주의와 부르죠아자유주의 비판에 근거한 짐단주의교양, 사회

주의애국교양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23)

북한 주민의 집단주의적 인성이 획기적으로 번화될 가능성은 정치사상교화가 강화되

21) 고영복, op. c it.
, pp. 190-191.

22) 유종해, 
u 

남북한 청소년·학생의 가치관 형성-교육제도를 통해 본 관찰," r 북한」 , 1975
, 11월, p. 91;

서재진.길태일, 
「
북한주민의 인성연구」 , 민족통일연구원, 1992.

23) 김정일, 「청년들은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청년전위가 되자1 (동경[ 구省서방, 1991 ), p,7; 길

정일,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사회주의는 펼승불패이<조선노동당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평양: 조

선노동당출촨사, 1991). pp,36-3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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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고, 북한 주민들의 주체사상 내민화 실테가 비교적 높고 김정일정권이 봉고)된다

해도 사최주의체제를 부정하는 데는 오렌 시일이 펄린다는 점에서, 한 동인·은 김징일

중소]의 북한 내부의 체제단속과 강촤가 이루어7]으로써 혁밍적 정치변동이 존제하지

않을 깃이라는 점, 북한 주민의 가치의리의 $1화외· 일탈헹위의 학산이 물질주의적 실용

주의에 기4다는 짐, 그리고, 전 주민의 빈촤가 아니라 80닌대 이후 북한 소설에서 자

주 니.니.나는 세내길·등의 표출일 수 있다는 짐에서24) 기대하기 힘들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헤 보먼, 북한 고(육은 집단주의를 통句 지도자와 조직에 대해 순

종적인 인간을 육셩하는 데 성공하었으나, 주민의 인성을 수동적이며 TI%종적인 인성으

로 힝셩시種다. 그 렬과 북한 주민의 인성은 자발성, 첵임성, 괸용성, 역동적인 문제헤

졀능럭이 %L족하다. 이러한 인성은 사최적으로 디·잉·셩과 관용성을 익0최씨킴으로써 사

최발전을 저해한다.35) 따라서 북한 주 1들은 통일 이후의 세로운 V:1화에 대웅하고 세로

f 공동제 셍촬에 적F하는 파정에서 이러운을 쥐合 가능성이 크다.

2.2 남북한 주민의 인성 비교

남북한 주민의 인성읍 비교하는 직-%]에는 납한과 북한의 십제적, 최빈적 인싱이 어떻

게 딜'라지고 있는기-에 대한 성헙적 접<그과 님-한과 북한이 긱·기· 상·정하고 있는 이싱·적

인성의 상이접을 y/-멍하는 이론 접근 두 가지가 l·- - 될 수 y)다, 36) 이러한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兮일 이후 님·북한의 최)p히 인성의 치.이를 극복하기 위한 교육과업

여다. 이것은 통일 이후 납북한 주민의 진정한 통합에 궁정적인 인성을 발전적으로 승

촤시키고 부정적 인성을 궁정적인 인성 로 )선회.시키는 교육파71이다. 그러나 이것은

북한 주민의 인성合 무시하고 남한 주민의 인성만을 강조하는 깃을 함축하지는 않는다.

이장호는 남북한의 일반직 장식 이넘체계에 따른 주민의 가치의식을 기존의 문힌 내- -

은 요익]하어 비교하었다- 이%i 적 가치체게를 비교힐- 때. 남한은 시장경 적 가치괸.을

醉

24 ) 한용원, f 북한학, (시울: 오骨, 1998), p,291; 긴)%로, (CT-체사상의 내먼촤 싣테」 , )족통일연구원,

1204, pp. 106-Ill; 김재2, 
r 북한문힉'의 익사적 이헤」 (서울: - - 학과지성사, 1%i%), pp.263-271,

25) 한만긴, 
"

4한한 길정언의 교 d첵과. 헌일, C.(리'J 통인14육의 과제/' 힌.t·[교육게種·원 제4회 통릴내비
ARA 쑤림, 1997, Pl].'24-25.

26) 이엉&'] 외, o p. c it., 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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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향하며 개인주의, 진취성, 경쟁적. 자율성을 내용으로 한다. 북한은 사회주의적 가치

관을 지향하며 집단주의, 수동성, 협동성, 단걸성을 내용으로 한다. 사회적 가치의식을

비교할 때, 남한은 개방성, 개인적 권리, 합리성, 사교성을 그 내용으로 한다. 북한은 독

자성(폐쇄성), 조직전체의 이익, 충실성, 열정성을 그 내용으로 한다.27)

도홍렬은, 북한 주민의 인성은 생활 전역에 걸친 조 직적이고 강압적인 훈련과 의식화

의 결과로 맹목적 공격성, 호전성, 충동셩과 푀암시성(被暗示·陰>, 관료의식과 관료주의,

과잉 동조성과 불안의식, 맹종성과 피동성이 동시적으로 내재된 이중적 인성을 그 특징

으로 가진다고 지적한다. 북한 주먼의 인성은 인성통합과 행동의 기준이 내면적 가치와

의 관계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외재적 권력과의 관계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기 때문

에 공포의 문화에 의해 규정된다. 따라서 북한 주민의 인성은 극히 불연속적이고 외부

적 자극에 의한 변용가농성이 크 다는 것이다.28]

정기선의 연구에 의하면529) 남한 사람들은 북한 사람의 성격특성에 대해 인내심이 강

하다, 명령이나 권위에 순종적이다, 조직에 잘 적응한다는 세 가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

고정관념의 정도는 성별, 직업별, 교 육수준별, 출신지별로 다르지만, 현재 남한 사람

의 북한 사람에 대한 고 정관념은 남한내의 타지역간의 평가보다 상당히 긍정적인 면을

내포하고 있다. 응딥자 중 80%이상이 근면성실하고, 순박하고, 사고가 획일적이고, 의

심이 많고, 창의적이지 못하고, 융통성이 없다는 성격특성에 대해 매우 또는 다소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 사람들의 성격특성은 오랫동안 과잉 조직화된 사

회에서 외부와의 접촉이 단절된 채 살아온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성격특성들로 특징

지워진다. 그러나 북한 사람들이 반항적, 도적적, 비판적, 기회주의적, 이기적, 적당주의

적일 것이라는 것에 대한 동의 정도는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의

통합, 국민통합에 순기능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긍정적 요소를 다수 내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7 ) 이장호, 
it 

남북한 주민의 의식구조 격차와 통일교육에의 시사점," 한국교육개발원 제3회 통일대비고

육 포럼 발표 논문, 1997, p, IL

28) 도홍렬, o p. c it.
, pp,81-94.

29) 정기선, 
w 

북한 주민에 대한 사회심려적 태도가 통일열망에 미치는 영향," r 한국사회학」 제32림,

2998 여름호, pp. 434-446.



811

몰 , 북한 사람의 인성특성으로 사고의 획일성, 칭·의적이지 못함, - 통성이 似음 骨

의 특성이 지적되지만, 이는 사최구조적 요인에 귀인한다. 따라서 이러한 부정직 고정

A<{-님에 대한 귀 J이 시적구조로부터 계인의 인성적 요소로 고 촤되어 인지되기 진에

이를 l;]'-1촤시키러는 사회징책적 차윈의 1게려가 펄요히.다. 구체적으로 북한 사림페 내한

g·정리 고정%J·h>1을 깅·화하고 부정적 고정관넘을 약회-시킬 수 있는 교 육프로그램을 인

성)'t'tA-과정에서 발하어 실친해야 한다.

서제진은 북한 소설괴. 귀순자들의 증인을 기 5L 북한 주민의 의식을 분석히·였다, 그

에 띠-르14<l, 북한 주VJ들의 가치의식은 집난주의적, 전체주의관1 사최에서 사> 자율촤가

확대되번서 공적 엉억파 사적 잉역간의 갈兮이 일반촤된 /조적인 사최빈화의 지표로

)%-i 피-익-된디., 복한 주1(1의 기·치의*A의 1;t:1촤에서 니·비·나는 3징은 신1;2힝 인성이 왼·진히

네민%되이 있지 일젼 며, 개인주의, 물궐 의지 실/주의, 체제일탄적인 빙-힝·으로의 번

화이다,30) 이는 이중> 인성으로 요 약된다.

그러나 이러한 1 1촤는 사회6LIW]적 가치체게로부디 크게 일틸'된 정도의 가치의식이라

기 보다는 2/곡]적 가지체계의 하위기·치이거니· 공·식적 v-Ii}j가치와 결코 싱-호배티.적일

성걱의 것으로 긴주되기에는 이론의 어지기· 많은 깃이 시.신이다. 모-5 시-최에 공식적

가치체계외- 사적 가지의시이 빙昏한다는 점에서 - - 한 주민들도 이제 개인주의적 성힝·

으로 비· 고 있다고 단정힐· 수 입다. 중요한 것은 납북한간의 싱·대적 치·이이다,31)

빅-벙-VI은 남북한 J벼.1의 인성유헝- 다음의 힌·목으로 대1쥐으로 제시하고 있다.32)

다잉·성-it킬셩, 사회적 인정욕-공식직 인정욕, 미레지향성-힌재지향성, 자合성-타合적 동

조성, 자유 의-</-1위주의 성향, 싱·호무판십-상2(닻신성,이기3 개인주의-지-기희싱]적 집

V}· 의, /개인적 깅쟁1성-7]0적 깅x&1성, -%힌·에 대호1· 1심시성M-Td·헌-에 힌 적개심이디-.

제시%J 님-힌·주민의 인성 A-·헝은 대平분 긍정리인 특성骨이머, li p한주민의 인성 F헝은

데부분 부정적인 것吾이디·. /'/-러니- 상·호붇신, 집단성, 무책임섬 동 맘은 투성이 닙·북한

주먼에게 공통적이라는 짐에서 정도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언구들을 종합할 떼, 님-북한 주민들간의 가장 중요한 차이4은 개인주의적인

윈 

團 團 

團 團

30) 서제진, 샙 f한 주삔-計의 가치의식 <11최-: 소(l 및 A-</차.의 비IR>3L," l
. 족통인언구윈, 1996.

31) 이장호, o p, c i(,, p. 14.

32) 박·A- l, 
"

. 인에 대비린- 인성])(·V-,"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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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성과 집단주의적 신민형 인성이다.33) 통일 이후의 국민통합을 위해서는 남북한 주민

의 이러한 인성 유형을 민주적 인성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남북한 주민들의

무책임성, 불관용성, 부정직성을 민주적 인성으로 변화시컴으로써 공동체성을 지향해야

한다.

2.3 국민통합과 남북한 주민 인성

통일한국의 민주적 시장경제체제에서 요구되는 인성은 민주적 인성이다. 민주적 인

성은 궁극적으로 도덕적 인성에 기초한다. 도덕적 인성을 소유한 사람은 자신이 제시하

는 도덕적 견해의 도덕적 방어 가능성, 이타적 본성, 사고와 행동에서의 도 덕적인 자올

성을 특징으로 한다.34) 그리고 영속적이고 지배적인 관심사는 도덕적인 삶의 월천인 도

덕적으로 옳은 것을 행하는 것이다, 도덕적 자율인에게 옳은 행위는 자율적인 윤리적

원칙에 일치하는 양심의 결정에 의해 규정된다. 그러한 행위는 논리적 내포성과 일관성

을 가지며, 옳은 이유 때문에 행해진다. 그러므로 도덕적 자율인은 도덕적으로 옳은 것

을 믿고 행할뿐만 아니라, 그들의 도덕적 견해와 행위가 방어 가능한 이유를 안다. 따

라서 그 들은 그들의 도덕적 견해의 정당화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도덕적 인격자 속에는 도덕적으로 자율적인 사람과 도덕적으로 비자율적인 사람이

존재한다. 자율적인 도덕적 인격자는 확립된 도덕적 인성을 소유한 사람이다, 반면에

비자율적인 도덕적 인격자는 훌륭하지만 확립되어 있지 않은 도 덕적 인성을 소유한 사

람이다. 자율적이고 선한 인격자는 도덕적인 성숙을 보여준다. 훌륭한 인성을 소유했지

만 비자율적 사랖은 이해보다는 권위에 의존한다.

도덕적 인성은 확장적 사고, 도덕적 판단능력. 도덕적 딜레마에 대한 토론만이 아니

라 일상적 관계, 일상적 거래, 그리고 동료와의 관계형성에 의해서도 판단되어야 한다,

일상적 인간관계와 작업과정에서 도덕성은 즉각적이고 직관적언 반응을 요구한다. 그

러한 행위는 우리의 삶과 공동체의 도덕적 분위기에 공헌한다. 그리고 그 근원은 도덕

33) 서재진, 「또 하나의 북한 사회-사최구조와 사회의식의 이중성 연구」 (서울: 나남, 1995); 동영준,
"남북한 

청소년의 특성 비교," 「교육월보」 ,
1995. 6,

34 ) La11rence Thomas, Liv&IR Moroli y· A Psychology Moral ClIOrnctcr(Philadelphia: Tem pte U11iversity

Press ; 1989), pp.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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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헹위지.의 인성에서 빌3되는 것이디-.35)

이러한 징 서 도딤적 인섬에 기%한 민주적 인성은 개인적 측면에서 타인과의 관계

를 iiIL정하는 데, 통일싣함)과 통일 이후 통일한국의 빌·진을 위해서는 정직, 관용, 임에

기초한 도 덕직 인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남북한 주민 인성에 관한 선행인구昏 서 북한주민의 인성은 臣民遷 )CI{으로 家臣

主義, 권위주의, 4단주의, 배타주의, 가족적 온정 의, 수동성, 이중성을 Y꽐하는 젓으

로 요약핀다. 북한 사회의 빈촤과정에서 사적 자 4의 전개, 식량난, 대외개방의 영항.

으로 헌실을 중시하는 경향이 1980넌대 중반부터 북한 주민의 인성에서 사적영역에서

개인주의적 인성이 발견되기는 하지만,36) 남한 주민의 개인주의적 인성과 비교할 때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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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싱, 1>L책임성이 제거되고 민주사최에 적합한 원리로 번정A어 2정적 잠제럭이 개

발된디-빈 3 <민통힙·o]] 효과적인 인성으로 작용할 수 있다, 집단의식은 김정일과 당에 대

호1- 兮성심을 고취하는 부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민 려딘·괴- 사회에 대한 헌신과 봉사의

정신을 심어준다는 a-정적 측변이 있다,37) 북한 주민의 인성은 궁정히으로 발헌된다면

통일한국이 내부적. 외부적 도 진에 직변하이 체제暑 유지하는 데 배우 효과적인 인성일

수 있다.

남한 주민의 인싱은 시毛힝 인성에 가까우미 자1身성 - 칭·의성, 불신의식과 냉소주의.

파1銳주의, 헝식주의, 시민성을 포괄한다. 그 중 파빌성과 이기적인 인성은 공동체성을

파괴하고 통일 이후 8한 주민들의 사회직웅을 이렵게 험·으로써 사최길·등의 원친이 되

어 사최통힙·에 장에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고(리나 개인주의직 인성의 자을싱은 통일

한-L[의 사최길·등을 비핀·적이고 
'fl·리적으로 

해짐하는 2징적일 것이다.

남%l-한 주민의 인성을 통렬 이후의 <·:-민통管이리.는 측Is에서 산퍼보번, 남한의 개인

35) Betty A. Sichel, M(l/·(It Etlucat'tJ7L' C/tw·ac·ter 1김14Catioli, CommMIWy, /」titl Mod, p,26,

36) 서제진, 
" 

북한 학AI의 가치관 번최.의. V'l,육직 시사," 
' 

f·[il<-d개임·윈 제2최 통일대버교육 포럼 만표

CAl-, 1卽6, p.2.

37) 한승조 외, r 남북한의 인성.시·싱7(-P·」 (서을: 집문님', 1998), p. 1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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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적 인성과 북한 주민의 집단주의적 인성은 각각 장탄점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대립

적 요소와 상호보완적인 요소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남한 주민의 자율성, 적극성은 소

극성, 수동서과, 그리고 경쟁적 특성, 이기성은 협동성과상호 보완적이다. 이기심과 복

종심은 상충적인 요소로 남북한 주민의 의식 속에 부정적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국민통합을 위한 인성교육은 남북한 주민의 인성자질 중 긍졍적인 측면을 발

전적으로 승화시키고 부정적인 특성을 제거하려는 노 력을 기울여야 한다. 리2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인성을 발견하여 공동체의식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승화시켜 나가야 한

다. 이를 위해 남한주민의 인성교육은 민주적 공동체의 도덕적 기반인 정직, 관용, 책임

의 인성함양을 중심으로 남한 주민들에게는 북한 주민들의 사회적응을 도울 수 있는

인성자질을 함양하고, 북한 주민 들은 민주적 인성을 적극적으로 동화할 수 있는 방향

에서 추진되어야 한다.3E)

3. 통일이후 인성갈등과 민주적 인성

통일 이후의 만족공동체는 시민들의 도덕적 행위와 도덕적 정당성에 근거한 민주적

공동체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민주적 공동체는 구성원들이 시민적 덕을 함양할 때에

번창할 수 있다. 통일 이후의 민주적 공동체의 기반이 되는 제반 제도와 절차는 바람직

한 인성을 소유한 시민에 의해 이용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통일한국의 구성원들은 민

주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한 지식과 기능을 가져야 하며. 그것을 민주적으로 활용하고 만

주적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민주적 인성을 소유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통일 이후 국민통합을 위한 민주적 인성 교 육의 목적은 통일한국의

구성원들이 민주적 가치와 덕을 계발하고 그것을 습관촤할 수 있도록 조장하고 맨주적

공동체성의 상실을 초래할 수 있는 악을 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민주적 인성은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특성을 포괄하는 것으로 만주적 공동체의 윤리적 결정 및 핵위

에 영향을 주는 조직화된 가치와 덕이다.

38) 박종철 외, 「북한이탈 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 민족통일연구원, 1996
, IV장; 한만길, 

「
민족통

합을 위한 교육대책 연구 ( 1 ), , 한국교육개발원, 1997
, pp. 171-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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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한국의 인성교육은 통일한3]의 구성윈-趾이 정직, A(l-용, 첵임을 내1괸최.管 수 있도

록 교육해야 한다. 그 P거는 남북한 주민의 상이한 인성에 기인하는 정치, 깅제사최,

문 회.적인 제 긷'등의 해소리‥는 헌실적 이유외- 정직, 책임, As.반이 닌주주의를 지宅시키

는 근본직인 인성으로서 상호연관적인 관게를 가지는 민주적 시장겅제체제의 기반이라

는 苟학적인 이유에서이다.39) 정직은 개인과 7]단간의 관계헝성에 기초로서 타헙과 관

성-읍 가능히.게 해 주는 기반이다. 관- - 은 관- - 을 위헤 자신의 이익, 고 통, 성g함을 H

복할 수 있을 때에만, 즉 체임을 림 경우 II)- 덕이 1림 수 있다는 조]에서 첵임은 관용의

기빈피 된다. 정직과 간용이 존재하지 鶴'는 싱·쵱·에서는 개인의 첵임이헹은 무시되고 책

입은 외부귀인(extermtl attributiolo 된다,

3. 1 신민적-시민적 인성 갈등과 관용

권·용의 YA는 견해의 차이01)서 발생한다. 관- - 은 공동체의 진리骨 파괴하거나 타인

의 71리를 조]해하지 않는 한 자신가 다른 기·지괸, 테도, V판, 
'3

&1骨잉·식을 가진 사람을

IPE-대하거니· 차]敍하지 않는 깃을 의미한디·, 관용은 비난1긷·을 일을 L-13-럽게 용서하고,

봇하 힌- 수 있( 일을 하도록 내버리 두는 것이디-. 그러2로 관용은 자신의 >럭의

'l· 
부분을 $기하는 것이다. J러니· C{[l-- - 은 타인合 위한 깃일때1%J 가치가 있는 깃으로

관용을 겨句 자신의 이익, 고통-위 3복하는 책임을 이9힘· 떼 딕이 된다. 관용은 관용

을 骨줄 모 는 사람에게까지도 베풀줄 아는 것이어야 한니-,40)

통일한/·']·의 빈주적 공동체기- 제기V은 발취하리v-) 자신의 것과 상이한 원칙과 가치

를 d 정-히-0 테)i-t기- 필 L叫니. 띠·리·서 %9·- - 의 얀싱 힘·잉·시키는 괸·숑-]1'(- 은 디-른 문

최-, 종 , 이넙, 시.상, 1위 동애 내해 반데하지만 반대, 억압, 제거, 처1銳 등의 부정적

행위를 자발적으-로 중지하는 행위룰 가j&치는 일이다,41)

통일과 동일한/·(을 준비하는 우신적 과제는 남북관계가 CI긴· 얼마니. 불관용적이

있는가를 빈·성하고 남북한 주민骨간의 싱·%쟉대김-과. 공A[T)-을 제거하고 지·걱·의 체제와

%) flh稿, 
" 

判- rI隋- 8브)J<W!Li<-H커 께" F:;t-빼rI> BI< 사申1쌔fl%, r 사이.]lt육軒」
저]5호, l%H

, pp, 125-127 침조

40) 조한경 역, r 미비에 괸·한 칭학직 에세이」 (서合[ 까치, l[쁘7), pp.212-214,

41 ) 긴-E-핀·, 
「d--g-피 얻1시·최」 (서名·: l )67, 친'야괴. 

'1실시·), 
p, 134,



93

이념에 의해 형성된 이질적인 가치, 태도, 행위를 관용하는 인성을 함양하도록 조장하

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 이후 국민통합을 위한 인성교육의 한 가지 목표는 통일한국의

국민들이 민주주의의 기본가치를 제외한 다른 문제들에 대해 가지는 의견 차이를 합리

적으로 수용하는 관용의 인성을 형성하도록 교 육하는 것이다.

남북한 주민들은 6. 25의 후유증으로 남한 주민들은 적색혐오증을 북한 주민들은 남

한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다. 적색혐오증과 적개심은 합리적 판단과 이성적 행동을

저하시키고 감상적 정서에 의존하게 함으로써 사회갇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한편, 남북한 사회 내부적으로도 공통적으로 불관용적이고 비타협적인 사회성격을

가지고 있다. 북한에는 1980년대 이후 사적 자율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전체주의, 집단

주의, 획일주의문화로 인해 다양성과 콴용성이 거의 존재하지 않으머, 남한 역시 1987

년 민주화 이헹으로 다원화가 진행되어왔으나 여전히 상이한 가치관, 태도, 행동을 포

용할 관용성이 著여되어 있다,42) 낱한 사회에 깊숙히 자리잡은 불관용성과 이기성은 남

한주민들의 비타협적이고 타인을 배려하지 못하는 인성을 가지도록 하는 구조적 요인

으로 작용하면서 다원주의 사회의 확립에 장애가 되고 있다- 관용성은 역할채택

(role-ta]」tillg)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타협의 기초가 되머 이기성과 반대되는 특성

이다.

일본 도요대(束浮大) 심리학과의 나가자토(中星) 교수팀이 한, 미, 일, 중, 터키, 폴란

드
, 키프로스 이상 7개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기심 수준을 조사한 결과, 한국 청소

년들이 긴급상황시 타인에 대한 배려가 가장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합적으로는

일본 청소년 다음으로 이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남한 주민들 다수는 젊은 세

대를 이기적 특성을 지닌 세대로 보며, 젊은 세대 스스로도 이기적인 성향을 인정하고

9)다.43) 이러한 연구결과는 통일한국의 사회가 관용적이고, 타인을 배려하고, 타인과

협력하는 분위기가 되려면 체계적인 인성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시켜 준다.

북한 주먼들은 집단주의와 계급투쟁의식을 삶의 전과정을 통해 철저히 주입받아왔

다. 공동생활과 공동소유, 공동사고와 공동활동의 가치를 주입받고 집단생활에 익숙하

42) 윤덕희, 
"통일문화의 

개념 정립과 형성방향 연구," 민족통일연구원, r 통일문화연구 上」 , 1994,

p.72.

43 ) 한국사회학회 펀, 「한국사회의 세대문제」 (서울: 나남, 1994), pp63-66; 중앙일보, 1998, 8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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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훈련받아왔다. 그 길과 북한 주민의 인성은 극히 칙일직인 성걱을 빗어날 수 없고

다른 대상집답을 경계심을 가지고 대하며 외부인의 입장을 받아들이는 데 관용적이지
w

못하다. 이러한 점에서 통입 이후 북한 주민들은 남한 주빈들의 가치관, 테V, 인성에

대한 반감이나 거리감을 느끼고, 단적으로는 님·한 주민들과의 접촉을 최피함으로써

사최적응에 실패할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남한 주민들의 북한 주민들에 데한 이기

적 행데에 의해 더욱 강촤될 수 있으머, 걸3: 남북한 주민긴의 
' 

불관용성이 더욱 깅-화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뫈용은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간에 발2%할 수 있는 41리적 후유증과

김'듕의 극복을 위해 요칭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 중의 하나가 된다. 롱일독일의 사레에

서 니-티·나는 통일 이후의 동서독 주11.1간의 심리적 겯농과 배티.적 민족주의의 폭럭적

표출등은 몽일 이후를 대비하는 우리 민족에게 큰. 7't훈이 된다.

독일은 汚72닌 12월 1일의 동서독 기본조약 제질 이후 1989넌 1 1월 g일 통일이 실힌

되기 J까지 17닌동안 상호교7외- 호]력을 이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 이후 구동

독, 구서독 주민들간에는 싱'대빙'에 데한 연긴과 십리적 불관용이 존재健다, 동서독 주

민들 대다수는 서로의 이징성을 통일 이후에야 일-았다. 통일 이후 구동·A- 주민들은 서

독주1/)듈에 대한 열등의식과 심리직 불인·김·을 나타내기도 健는 데, 이러한 심리적 지각

은, 국w인에 대한 극우직이고 폭력적인 혐오감으로 표출되기도 榮다.

이러한 접에서 괸·f은 통일한꾹의 국1걘들이 갖추어야 할 바림-직한 인성 특성이다. 그

리고 지구촌화퇸 국제사최의 헌실을 고려할 때 혁r제펑화의 유지를 위해 요구되는 미래

지향적인 보SA 인성 특성이기도 하다.

3.2 타율적-자율적 인성 갈등과 책임

통일 이후 통일한5;의 정치경제체제에서 <·[민들은 자 적으로 의사견정을 내리고,

자신의 헹동에 책임을 져야하는 자 적인 시민으로서 )1촬헤야 한다. 피입이란 개인의

지위, 기능, 헹위 등의 y-질에 의해 그에게 부과된 의무의 1
;
)-]위를 말한다, 즉, 역할과

괸·린핀 개님으로서 특정 억힐페서 피-생되는 i,{ 
.f에 대응되는 개h)]이미 c/-체적인 

-M위

의 차원과 관%1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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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에게서 책임성이 부족한 것은 지적되는 이유는 집단주의교육, 정치적 의사

결정에서의 배제, 경제적 집단주의, 체제내부의 성분차별과 특혜 등의 원인 때문이다.

먼저', 북한 주민들은 주체사상을 토대로 장기간의 조직적인 집단주의교육을 받아왔

다, 조직에 의해 지속적으로 통제되는 삶의 양식은 북한 주민들의 사고를 경직시키고

타율성을 조장하는 환경적 요인이였다. 그 결과 북한 주민들은 자율적인 의사결정과 책

임이행에 매우 취약하다, 북한 주먼들의 집단적 책임성은 조직교육을 통해 형성되나 조

건반사적인 방법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자발적 선택과 책임의 훈련을 결여하고 있다. 따

라서 집단생활에 대한 강조는 자율성을 첨해함으로써 법이 타율적 제재로 인식되며, 법

에 대한 무관심과 무지도가 높은 편이다. 그리고 감시와 처벌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법

에 소극적 경향도 없지 않다.44)

다음으로, 북한 주민의 무책임성과 타율성은 북한 내부의 계층구분에 기초한 출신성

분에 따른 차별을 받는 동요계층과 적대계층 주민의 학습된 무력감에 의해 조 장되기도

한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무책임성은 핵심계층 주민 자녀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다. 그 들

은 무책임성을 내면화할 정도의 특혜를 누리고 있다. 한 예로 대학입학시 출신성분이

성적보다 우선시되며, 전사자 유가족, 김일성의 접견자 자식, 노 력 영웅 자식, 접견자의

친척 毛우까지도 대학에서 헤택을 받는다/5) 따라서 핵심계충 자녀들은 부모에 의존하

는 무책임성을, 동요계층과 적대계층의 자녀들은 학습된 무기력감으로 성설성을 상실

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북한 주민들의 무책임성은 인민대중을 강조하는 주체사상의 기본원리에

도 불구하고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에서 효과적으로 배제되어 온 결과이다. 권력의 중앙

집권화, 엄격한 정보통제로 주민들은 정치적으로 미성숙하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

에 대한 이해가 없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은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에

기반을 두는 만주적 공동체의 생활원리에 적응하는 데 어리움을 겪거나, 경제적 어려움

이 초래되는 상황에서는 현실을 회피하고 과거체제에 대한 향수에 젖을 수도 있다.

그 러나 남한 주민들이 책임성이 강하다는 단정을 내리기는 어렵다. 남한 주민들의 책

임성은 소속된 집단에 대한 책임에 대한 성실성일 뿐 전체집단에 대한 책임성은 약하

44 ) 박용헌, 
"

북한의 정치교화정책과 청소년의 가치관," 「북한학보A 제4접, 1980, p. 12.

4되 한국교육개발원, 「내가 받은 북한 교육」 , 1994
, PP,176-18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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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남한 7민듈 중 히은 세대는 인네심이 부족하고 어%Ad 직면하어 문제를

애써 외 ·1하거니· 난폭하고 공격리인 햄동올 보이는 경향을 보이는 무첵임성음 보이는

겅힝5이 경·히·니-.46)

이러한 점에서 통일 이후 개인주의외- 자율적 의사칠정에 익숙한 넘-한 주민들과 집

단주의적 사고와 구조순응적인 
-ar동�%식에 

익숙한 북한 주1 1들간에는 의사소통의 왜곡

이 발셍할 수 있을 겻이다. 그러므로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 이후 국민통骨을 위한 1긴주

히 인셩 교육은 자 성, 주V력, 칭·의럭에 입리-한 교 수·학습진략을 촬- - 하여 게인의 책

임성을 고 잉·시키는 교육벵-안-을 깅·구해야 한다.i17)

3,3 표면적-내면적 인성 길등과 정직

정직은 위선, 이중성 등 모든 형내의 거짓에 1신·내린다. 다인과 관게되는 성실성과는

담리 지.신에게든 타인에게吾 거짓말을 하지 않는 행동과 정신으로 보여주는 성실성이

L 1-. 그 러므로 정직은 인간관계 속에서 가능한 최대의 진실과 참이 교 륙하게 히.머. 기민·

괴. 속임수를 최소촤시킨다.4S) 그러므로 정직은 개인, 집단, 그리고 국가간 관게에서 신

괴적인 관계힝성의 기반이 꾄다. 부정직은 신뢰의 상실과 관게의 단절을 레한다, 띠-

리·서 정리은 개인, J]단, 사최 전제의 가치를 결정하e 딕목이며 인성이다. 한 개인이

지.신이 속힌· >동체 31-성원이니. 소 죠]S-에 대호)- 신괴김-을 깆·지 -1히-IF 티.인괴.의 힙럭의

기반이 존재하지 않게 됨으로써 상1간 이익길·등의 가능성이 조성되고 인싱·리인 정치

적 의사걸정과정조차도 어럽게 1딜 수 있다. 1;[1주적 ·공동체의 시빈들은 도덕적 대화인

토 의 과정을 거친 타험올 통해 이익균형을 찾을 수 있지만 신뫼의 상실은 그 기반을

봉괴시킨다. 57-리고 괸·- - 은 공동의 이익과 꼭표딛'싱을 위해 니.인과 헙럭히.려는 시민들

의 의지외- 다易 조1단과 언합하러는 지도자의 의지에 엉향을 미친다.49)

시-회 의 사최의 V·1촤과정에는 정치적 신화주의와 경 적 실- - 7의의 客 상尋·은 수

w m

46) 힌-국시.최힉·회 포), 0 1). c it., pp, 66-68.

47 ) 황벙비, r 독인의 정치교v- 언·'·/.i , 민족통인인구원, 1995, pp,37-65,

480 조 한경 역, ()/J, CI

'

/., pp, 257-261 .

49) Gilbriel A. A]rnoM & O. fliu g lltlU] Powell, CotIll1111·alt'VL· Foh'tI't·%i· A'yA·Icm, flroces·A·
, am I p(lhc y

(Bostou: LitUc, Browu & COIn ])11ny, 197g), pp. 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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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된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 형성된 이중적 의식구조는 사회주의 사회에 거짓말과 허위

를 일상화시킨다.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자유롭고 비판적인 사고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

에 거짓말과 허위가 생존수단이 된다.50) 1980년대 중반 이후의 북한 사회의 실상은 이

를 잘 입증해 준다.

북한 사회는 최근 사회변동과 사회 일탈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2980년대 중반 이후의

대외개방정책의 여파, 경제적인 측면의 사적 자율화의 점진적 진행, 심각한 식량난에

접하면서 북한 주민들에게서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에서 이중적인 가치. 태도, 행위

가 나타나고 있다. 공적인 영역에서는 공식적 이데올로기와 체제에 순종적인 표면적 인

성을 보이지만, 사적인 영역에서는 배금사상, 부패확산, 밀무역, 뇌물수수, 횡령, 암시장

의 형성, 정치사상교양에 대한 거부감, 학생들의 컨닝의 일반화등 부정직하고 무책임한

행동을 초장하는 구조적 제약하에서 부정직과 불신의식이 내면적 인성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특히, 1980년대 후반부터 뇌물은 사회전반에 만연하는 일탈행위가 되였다.

북한에서는 뇌물이 인간의 도리가 될 정도로 모든 계층, 모든 분야에서 생활화되고 있

다.51) 따라서 정당한 방법보다는 뇌물에 의존하게 되고 불신감이 구조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남한도 예외가 아니며 부괘규모는 북한보다 더욱 크다. 남한 주민은

제2공화국을 제외한 6공화국까지의 오랜 권위주의지배의 영향으로 형성된 권위주의문

화, 사회전반의 부패구조, 정경유착의 고리, 뇌물이 만연된 사회구조하에서 생활하면서

정직성을 상싣하고 이기적인 인성을 소유하게 되었다. 남한 주민들은 한국 사회에서 정

직하면 손해본다, 법대로 살면 손해본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52)

남북한 공통적으로 공동체의 기반인 정직성이 상실되고 집단적 불신증과 집단적 피

해의식이 일반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뇌물과 부패구조가 만연된 사회에서 개인은 동조

압력의 영향을 받고 뇌물을 받는 자신의 행동을 외부귀인하게 된다. 따라서 책임회피의

가능성이 증가하고 죄책감은 줄어든다. 이 상황에서 발생하는 동조는 일정한 방향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자신이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53) 그 결과 정직성과 책임성이라는 덕목

50) 서재진, 
"

북한 학생의 가치콴 변화와 교육격 시사," PP.3-4.

51) 서재진, 
19

통일한국의 사회문제 및 사회같등," 김수곤 외, 「통일 이후의 사회와 생활」 (서울: 미래인

럭연구센터, 1996
, p72-74.

52) 서울대학교 인구및발전문제연구소, o p, c it,
, p.12S.

53) 차재호, 
"낱북한 

통일에 대한 심리학적 전망1" 한국심리학회, r 남북의 장벅을 넘어서- 통일과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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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무시되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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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수헹 경헙에 의해 형셩된 것으로 파악퇸다. 그러나 이는 자말적으로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입이 아니라 집탄에 의해 부여핀 첵31에 대한 성신성을 의미하는 젓으로서 그

기번-이 취약하다고 셍각된다. 보1-IS, 경쟁)적이고 이기적인 사최풍旦하에서 살아 온 남한

칭소년들은 이기적이고 의존적이미 닢·은 첵입성을 보인다.

w 고 團

적 촤힙·」 ,
1993넌도 통일문제 힉·줄 섬포지움 논문집, pp.2J.

54) 최헌·김지영, 
" 

칭소넌의 성격 형성 과정에 대한 남북한 비6').연구," 
'l·2[·심리학최, 

1勢3넌도 통일문제

힉·술심<지움 논문집, p. IS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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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주민에게 나타나는 비민주적인 인성, 즉 부정직, 불관용, 무책임성은 통일 이

후 국민통합에 장애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정직, 관용, 책임이라는 민주적 인성을 함양

시킴으로써 남북한 주민들을 통管시키는 가정, 학교, 언론, 민간단체에서의 교 육방안의

구체화가 요구된다. 따라서 통일이후의 국먼통합을 위한 인성교육은 남북한 주민들의

인성에석 상호보완하고 화합할 수 있는 요소를 발견하고, 동시에 부정적 특성을 제거하

고 긍정적 잠재력을 계발하는 방향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통일한국의 미래

상, 통일한국의 예상되는 갈등, 통얼한국에서 요구되는 인성, 남북한 주민의 인성의 비

교 이해, 남북한 주민의 인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제거, 남북한 주민의 민주적 인성의

함양방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4. 국민통합을 위한 인성교육방안

통일 이후 국민통합을 위한 인성교육은 남북한 주민의 인성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통

일 한국의 남북한 주민이 민족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조장하고 남북한 주민들이 역사적 분단에 기인한 상이한 인성을 상호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점에서 통일 이후 국민통합을 위한 인성교육은 먼저 통일한국의 국민들이 민

주적 공동체의 실현에 필수적 토대가 되어 온 정직, 관용, 책임의 덕목을 내면화한 인

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다음으로 가정. 학교, 언론. 민간단체에

서의 인성교육의 방안과 과제를 제시해야 한다. 물론 이것들은 복합적이고 상호연계적

인 특성을 띠어야 한다.

실. 1 가정의 인성교육방안

가정은 인성이 형성되는 최초의 장소이며 인성형성의 중요한 결정인자이다. 가정에

서의 부모역할, 가정교육은 자녀의 인성형성에 지속적이고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인성

의 지배적 경향은 영유아기와 아동기에 결정된다. 그리고 가정에서 반복되는 학습경험

은 습관화되어 아동의 행동에 일관성과 방향성을 제공한다. 그리고 가정에서의 인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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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애정에 의해서 강하게 결호;·돠어 있다, 51리고 민주적 인성온 실의 과정을 통해 제

대로 학습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가졍은 개인의 기본직 인성合 헝성하는 주요한 
-x위자

이다.

한국의 진통가징교육은 인성合 중시하는 문朴진통을 간기하고 비-림·직한 인성헝성에

기초·를 y/-고 본且기를 제시하는 수법(垂 ti)의 빙'법, 체힙의 빙-밥, 지행합일의 ts-l 을 주

된 방1/]으로 활용하였다,55) 그러나, 헌재 납한의 가정교육은 치입한 경4에서 이길 수

있·는 이기적이고 경쟁적인 인간만을 짐리내고 있다, -7리고 C-.l- 억할도 학교교육의 보조

자에 111물고 있다.

이러한 71상이 초래핀 이유는 t$주적 인성헝셩이라는 가정교 의 목표가 존제하지

않고 인성형성의 r%- ]에 대한 부모의 이해가 결이되어 있기때문이다. 따라서 가정에서

자너吾에게 깅-조되고 있는 깃은 경 에서 이기는 농력일뿐 징직, 관- , 책입의 내1괸화

외- 실v·1에 대한 가정교육의 경힝은 친·아 보기 힘들다. 민주적 인성 됴'1육에 대한 정보d

지리의 부족으로 . 1해 가정교육은 언어직 통제%시에 의존하거니. 자녀들에 데한 훈육

이나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種·'고 있는 실정이다.

-t>P한 교육의 특성상, 가정에서의 도넉교육- - 통한 인%교-d-을 기대하기 힘들다. 복한

은 기-정교·h-各 지·/주의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으로 J iL정적으且 인식힌.다. 북한은

아동을 -
>
,
L모로부Id 일찍 분리시키 달가족파된 인위직 촨편에서 사상교촤를 헹한다. 팀

가족촤헌상은 이-동과 청소년의 인셩合 정치직 R]징·에서 독7]하게 시는 데, 근본 목직은

아동의 인성이 51칙-되기 조1에 줘단 속에서 공산주의적 인성을 힝성하기 위헤 탁아소와

T-치윈에서 공산주의직 닉성을 히·잉시키기 위한 것이다, 아동은 -7치원에서 공산주의

인성을 힝성하 v]고省저한 공산주의적 인건-으로 성장하게 A)다.-S(·)

일 이후-翟· 데비'해이· 하는 우리의 상宅·게시 가정에시는 민주적 인싱형싱에 대한 직

극직인 귀-십을 기·지고 < iL체·적인 苟·동율 게피하고 실친혜 니-가야 한다. 통인 이Y 진개

빌 정치, 겅제, 사최. 문촤적인 1;il화외. 남북 
'l- 

주민들간에 싱-시는 갈동을 고 리할

인싱헝성의 출발점인 가정에서 민주적 인싱헝성을 위한 부1-t의 역힐·은 막중하다. 
1 

작은
m

55) 김]$·웅, 
" 

전통기·징교·R-의 방%11적 원리," 이게이· 외, r
새 시네의 가정]t'/,우.을 위한 딤-섹31 언구」 , 정

신문촤언76, 1997, pp, 109-1 19.

56) 쵱-성모, 
"시.회심리헉'적 

&fl-기에서 )·f 북한칭소VI의 의식c/조," i「퓨한학보」 제4집, 19SO; 고잉복, O Il.

c it,, pp, 726-227,



f01

사회'인 가정에서 부모는 통일한국의 국민들에게 요구되는 관용성, 책임성, 정직성을

자녀들에게 함양시킬 책임을 우선적으로 가진다.

가정에서 자녀들은 동일시를 통해 부모의 도덕적 특성을 습득하며, 부모의 훈육을 통

해 바람직한 인성을 형성해 간다. 명확한 기준에 의거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자의

역할을 하는 부모를 통해 자녀는 도덕적 판단력, 정직, 책임, 관용을 배운다. 특히, 그간

축소되어져 온 아버지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한다. 아버지는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 한

다, 아버지는 정직하고 관용적이고 책임감있는 행동으로 모범을 보여야 한다. 친척이나

이웃, 친구들과 인관관계를 맺고 그 속에서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

한국사회의 가족구조는 압축성장과 더불어 급속히 핵가족화되어 왔다. 조부모가 존

재하지 않고,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축소됨에 따라 가족

의 사최통제력은 급속히 약화되었다. 그러나 최근의 경제적 위기와 경제적 안정에 대한

희구로 인해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가정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조

부모의 인성형성역할이 재고되어야 한다.

조부모의 교 육적 기능은 부모의 교육 기능과 다를바 없다. 조부모는 부모보다도 손

자녀의 모든 것을 수용하며 손자녀는 이러한 조부모에게 신뢰감을 형성한다. 조부모의

교육적 기능은, 아동이 가족구성원들의 상보적 역할에 의해 균형잡힌 인성형성과 정서

적 안정을 이루게 조장하며, 일찍부터 세대간의 갇등을 해소하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

게 해준다. 그리고 성인의 가치기준에 대한 이른 발닫로 높은 사회성, 협동과 경쟁을

조화시키는 능력을 소유한다는 점에서 나타난다.57)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민주적 태도와 가정에서의 정치적 대화는 깊은 관련이 있다.

가정에서 정치적 대화를 자주 듣는 학생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동료에 대한 신뢰

가 높고, 관용성이 높으며, 비판적 태도가 발달한다. 신뢰, 관용, 비판의 태도는 가정에

서의 정치적 대화의 증가와 강한 비례관계를 나타낸다, 정치적 대화를 많이 나누는 가

정환경에서 성장한 아이들일수록 민주적 태도가 크 게 성장한다.5S) 이러한 점에서 가정

에서는 정직, 관용, 책임이라는 민주적 인성을 형성시키기 위해서 부모들이 정치적 대

57) 최경순, 
"

조부모의 교육적 기능," 이계학 외, op. dt.
, PP.223-224.

58) 어수영, 「민주주의와 한국정치」 (서울: 법문사, 1991), pp. 136-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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촤를 많이 하고, 아이들이 정치적 대촤를 멸'이 듣게 해야 한다.

칭소넌기가 되면 부모의 수부1(垂範)은 지.너의 정신 속에 내먼촤되어 인성의 기초가

된다는 접에서 부모와 조부모는 가정의 일상생활에서 싣천할 수 있는 교 육방안을 찾

아보고 실친해 나가야 한다. 가정에서의 도 딕고(육파 관런된 국 인구는 성격 이야기의

재구성을 통한 유아의 도덕성 증진을 위한 연구, 어머니와 아동이 함께 외을 수 있는

창작동촤집 발간 등이 전부이다. 그리31 주로 아동에게 선하고 착한 깃을 들러주는 일

)·q시 1-<육1-g·법에 기초하고 있다.59) 띠.라서 민주적 인성교육을 위한 가징교육은 데화.

토론, 영상 프로그렙 시청, 잉·시創기, 실친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의 친지침

1. 부모와 조부모는 지.너들의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2. 부모외. 조부모는 정직, 관- - , 책인에 관한 데촤를 자주 나누고 그러한 대 촤에 자

너들을 자주 참여시킨다,

3. VI주 인성힝성에 도 윰이 되는 토론 프로그-%빔, 엉화, 첵자, 일화를 골라 자너외·

함께 시칭하고 헌싣문제와 괸·련한 대화를 나눌 기최를 늘련다.

4, 부모외- 조부모는 가족부잉·자로서의 체임을 다하5( 지.너들에게 가정에서 해야할 책

임율 부어하고 ]-)을 습관적으로 실宅하게8 관A한다,

5, 부모와 조부모는 자녀들이 부정리하거나 무책7]한 연헹을 M할 때 업격한 훈계와

통제를 가한다.

6. 이성관계에 내한 올비.른 책임을 함양하기 위해 대촤와 교육F 비디오를 통해 올바

른 성가치관 교육과 성적 비행 에방 교 육을 헤 나가야 한다,

7. 재쵤·各품 분류작업, 아파트단지 칭소, 주텍가 골목 청소 등의 집단활동에 자녀외-

힘-께 참어한다.

8, 11아원, 양로원 동의 복지단체 방문을 통해 자신과 다른 가치판이 힝성될 수 있는

다잉한 촨깅에 대한 이해를 종진시킨다,

團

% ) 문.t린�, 
41 

부모를 위한 가정에시의 도딕교A 뜨로0%)/ 게반," 서울 학)d 사대논총 제50집, IQ95
,

p,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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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학교의 인성교육방안

인성교육은 도덕적 삶의 기초가 되는 도 덕적 인성을 형성하는 작업이다. 민주주의체

제에서 도덕적 인성은 민주주의의 유지와 발전에 기여하는 민주적 인성을 의미한다. 그

간의 인성교육의 부재 또는 실패는 학교의 도덕교육이 민주적 인성에 대한 가르칩을

게을리했기 때문이다. 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은 민주주의체제에서 도 덕적 쑨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자신과 타인들과의 관계를 구성하거나 재구성하

는 데 실패하지 않는 민주시민을 육성해야 한다.60]

민주사회의 구성원들은 시먼적 지식과 기술을 소유해야 한다. 그러나 시민들은 또한

만주주의가 번영할 수 있도록 민주적 성향, 즉 그들의 지식과 기술을 민주적으로 사용

할 긍정적 성향으로서의 덕을 가져야만 한다.61) 그러므로 시민적 덕을 함양하려는 인성

교 육은 학생들이 공적 문제에 연루되었을 때 개인적 이익에 대한 감정에 의해 이끌리

지 않고 시민적 덕을 행사하도록 도와주고, 공적 의무에 대한 보다 넓은 시야를 가짇

수 있도록 도 와주어 학생들이 도덕적으로 자율적인 행위자가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민주적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는 힌 , 봉사, 자제, 극기 등의 도

덕적 덕. 사회통합과 도덕적 환경을 포함하는 공동선올 위한 공동 책임이 요구된다. 공

동의 책임이란 사회 구성들의 개인적 덕을 함양시키는 것으로서 개인적 이익을 제한함

으로써 공동선에 기여하려는 의지를 포함한다,62 .

통일 이후 제기될 다양한 사회 문제와 갇등상황을 고 려할 때 통일 이후의 국민통합

을 목적으로 하는 인성교육은 남북한 주민들이 통일한국의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국

민성(nacional c haracter )을 도덕적 인성으로 확립시켜야 한다. 남북한 주민의 실제적, 최

빈형(量頻堅) 인성을 만주적 인성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시민적 덕은 사적인 개인보다는 시민이 되도록 해주고 시먼으로서 민주적 공동체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만들어 주는 자질을 의미한다, 이러한 덕은 자유, 평둥, 민

60) David Carr
,

s쇼catin g l/Yrtws-Axt CSSt2 y 011 u l
te f dd1ornvop ldcul PA'L'holo gy mora l devciopmtnt ctW

educatio72(Londotl & New York: Rout1edge, 1995). pp,8-9

61) Pathcia White, Gvic 1/[rtres an d P&b'/Ic Sc」froohg·' Ed[1COti+W CItIzenw for a Oemocratic Xocie ty[New

York: Teachers Colle ge Press
,

199이, pp, l-2.

62) Phili p SeIslick
,

"

Thinkin g a bout Communit y Ten Thesis," Society, Vol.32, No.5, lul /Aug 1995, 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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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 실서의 발달에 중요한 수단이 된다.63} 어기에는 시111적 힌신괴. 시먼적 성향이

포임-핀다. 시1긴적 딕은 毛위의 문제일뿐만 아니라 타인의 감정, 요구, 도를 인식하고

고러하번서 공동선을 위해 행]동히-려는 시민적 성향과 의지를 힝성하는 것을 丑팔하는

것이다. 시민적 성향 민 직 체게의 공동선과 건전한 기능에 도움이 되는 시빈의 마

음의 습관과 테V를 의미한다. 시민적 힌신은 11J주주의의 근1W 오1리와- 기·치에 대한 시

만들의 자꾸-롭고 이성적인 호1신을 의미한다.

시민적 덕을 소유한 덕스러운 시민은 공동신에 관심을 가지고, 사최제도 대한 애 
-

- 가지고, 타인을 구1리와 의무에서 동동한 존엄성을 가진 사랍으로 데우한다. 그리고

타인들애게 그 들의 정담한 g 이상을 주는 인성올 소유한 사람이다. 시민적 거의 가르

칩을 昏해 통일한국의 이상이 실헌되고, 비.탐직한 통일문촤의 정착을 위한 기초가 헝성

될 수 있을 것이다.

4..2.1 인성교육과 2 덕교육

현대 /뇨덕교육의 주-秒는 가치명료화, j-리고 省레마 토론을 통한 도 덕적 추론 능력의

게1敍·을 강조하는 晋버-1의 도닉V육이론이다. 이 입장에서는 기- 적인 덕과 헹동을 도

닉)51육에서 가르치는 깃은 빈·자유주의3이며 3')(촤(iudoctrinatiou)의 가%성이 있다는 이

A-에서 3에 기휴5한 인%교 - 에 내해 의旻을 제기한디·. 즉, 실 [l 기.늡-한 구체적인 헹동

지침의 시니- 기본기인 덕복에 내 l- 가르.7)끗 주저해 왔다. 뎔은 존제하지만 넉스러

헹동을 배우는 데 필수적 조7)은 자꾸-이기 떼분에 어미한 교 수1-M차]을 통헤서도 빅은

주입될 수 없다는 El장에 선다.

위의 X 접<3- 시 도w넉교 의 기본쟉 목적은 덕윽 가르치는 것이 아니리., 자을>인

도 덕직 사고 W V믹직 문제헤길(력-8- 김러7어서 학습자가 자신의 신님과 햄동음 효

과>으로 통제하IL록 하는 깃이다. 따라서 이상적인 헹위나 인셩 특성에의 인·내보다는

도덕려 사고능럭, 문제해길능럭, 비$l·적 팀-구의 기< 제고, TI->들음 v-빔적 의사결정의

맥릭·에 실제적으로 적- - 케 해봅으로써 CI-러한 기술들(skills)을 획·럽시키는 것이 학셍들

의 일판핀 가치체게를 헝성하는 데 가장 %괴.적인 수단으로 강-조된다.64)

野 윈

63) Shclloy Htll·u
,

"

Thc Po]ilics o f ViI·%Ie Today: A Critique irn d Pl'oposu]," AlUCIVcan Pol/U'cal 5'de+ICe

RetdeNP
,

Vol.87, No.2, ]U110 1醫3, p.]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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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학생들에게 덕을 가르첨는 것을 교화나 학생들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박탈의

문제라고 보는 견해에는 위험한 혼란만 존재한다.65) 덕은 사회발전에 근본적인 성향과

자질이며, 이를 습관화하도록 하는 것이 도덕교육과 도덕교사 본연의 임무이기 때문이

다.

콜버그는 도덕적 추론에 초점을 두였다. 도덕적 추론은 훌륭한 인성을 위해 필요하지

만 충분한 것은 아니다. 피터스(R. s. Peters)는 콜버그의 이론이 덕을 도덕성에서 중요

하지 않은 것으로 취금하고 도덕적 인성의 형성에서 습관의 행하는 역할에 대해 이해

하지 못한 점을 치명적인 결함으로 지적했다.

인성교육과 함께 강조되고 있는 덕의 윤리학(Virtue Ethics ) 전통에서 플라톤, 아리스

토텔레스, 아퀴나스, 매킨타이어(A, MacInt yre), 핀콥스(E. Pi11COffs) 등은 도덕적 판단능

력, 구체적 상황에서의 옳은 행동를 강조하는 원리의 도덕보다는 어毛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인성의 문제에 더욱 관심을 기울인다. 덕의 윤리학에서 강조되는 것은 선한

사람[good pelson )으로서 덕스러운 인성을 가지고 바람직한 방식으로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사람이다. 덕의 윤리학은 인성 특성에 초점을 맞춘다. 물론 옳온 행위(right

con duct )를 중요한 것으로 간주하지만, 그 역할은 좋은 인성을 표현하고 지지하는 것으

로 이해된다.

인성교육은 도덕판단을 위한 이론적 기준을 제시하고 도덕적 판단능력을 제고시키려

는 목표를 지향하는 주지주의 도 덕교육보다는 주어진 사회에서 장려되면 좋을 것으로

공인되는 행위를 습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을 보다 중요하게 인식하는

도덕교육에 대한 접근이다.66) 이러한 경향은 내용(cor1tent)보다는 형식(form)에 초점이

두어진 도덕교육에 대한 반론으로서 제기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형식을 무

시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과 내용의 전정한 통합에 기초하고 있는 입장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의 도덕교육온 내용과 형식의 통합적 접근과는 달리 도덕적 판단능력의 증진에

치중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학생들의 도덕적 판단능력, 도덕적 문제해결능력의 제고

64) Robert T, Sanditl
,

7Ae lte//Ob散0fio71 1/irtuec Poltndah'ons 십Moral 」Education(New York, Pragcr, 1992),

pp.8-9.

65) David Carr
,

op, o
'

t.
, pp.6-7

66) 손봉호, 
4' 

인성교육 : 필요, 성격, 방법," f 철학과 헌실」 , 1995, 겨울, pp. 6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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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기이하였지만 사최 구셩원으로서 도덱 인 삶을 샬아가는 데 요 구되는 도딕적 성

힝·의 계발과 헹%의 습관촤에는 크게 기어하지 묫한 것이 사싣이다. 윤리이론에 대한

지식과 도넉적 판단능릭은 학셍들이 7리적으로 행동하고 판단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

各 준다, 그1-러나 ·운리적 지식과 윤리z-f 宅동간의 권·계는 필언>이라기 보다는 개언적인

것이디., 따라서 이제 도덕교육은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고 사회 제骨파 도 덕지 위기켸

데응하여 7·]y]이나 가치를 괸·단하는 학셍들의 능력을 본질적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가

르처지는 7(·부)과 가치듭을 학)g들이 실제 Al-의 고]-정 속에서 실친하도록 하는 데 초점

을 두이야 한다.67)

통일에 대비하이, 통일 이후의 d민통71-을 도모하기 위해 도닉교육은 남북한 주민들

간의 기-치관 통입체 기여하는 사최통하적 기능을 지힝혀야 한다.68) 따라서 넉에 기초한

R]성교육윽 통'해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도덕적으로 자율적인 인격자를 육성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학생믈로 하여3 덕스러운 행동과 바람직한 인성함양을 위한 헹동의 필요

성을 이해시키고 습관적으로 이를 sr할

� 

수 있도록 덕을 가르처야 한디-, 닉을 가르친다

는 말은 딕믈 힙'양시키는 깃으로서 정직한 사림'이 되게 하고, 성실한 사람이 되게 하

고,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 되 하는 것과 같이 1 1주적 인성을 힝성시키는 직·업이다.69)

인성교육은 가졍, 학교, 인론, 민간단체간의 71력적 판게속에서 행해지는 것이 이상적이

다. 그.러나 채게적인 인성교육은 헌싣직인 이유에서 학교교육을 통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인성교육의 주요 s&1위자는 학교교육이다,

인싱교육이 학3교육에서 깅·&되이이· 힐' 이유는 다음파 같다. 칫쩨1, 민주시민이 되기

위헤서는 昏兮한 인성이 펼요하머, )긴 시민은 훌븅한 판단, 정직, 공김-, 배려, 관용, 자

기//-各, 도이지 기, 첵임등의 도덕적 자필을 소유해야만 한다는 짐이다. 둘쩨, 학교는

1인주적 인성힘'양을 위한 유리한 장소라는 짐이다. j &빗째, 민주적 인성을 ]-엉·하는 교육

은 도덕적 사최를 긴설하는 데 필수 인 첫이기 떼문이다.70)

67) 김인최, 
" 

학교에서의 도넉2·H," 한국사최과학>3t%의최, r 사최변피.외. 윤리」 (시울; 빕문사, IT빔 ),

pp, 157-158.

63) 유균상, 「남북한 중등학교 도틱·사최과 교A과정 및 교과서 비]l< 분석 6구」 , 한학교 · 개임·毛,

]勇7, p.224.

W ) 최벙테, r 넉과 -]i님- 도닉교A-의 이해, (서울: ]%육과학사, 1996), pp,23t-232.

70) lbt'd, p]).Q3-g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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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교육은 보다 정직하고 관용적이고 책임성이 확립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시민

적 덕을 학생들이 함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성교육이 계발하고자 하는 도 덕적 덕

은 정직, 관용, 책임, 신뢰, 타협 등의 시민적 덕을 포함하고, 자제, 우정, 지적 훈린과

같은 도덕적 인성의 다른 덕을 포괄한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덕은 지적인 덕과

도덕적인 덕으로 구분된다. 지적인 덕은 교수에 의해 획득되고, 도덕적인 덕은 습관에

의해 획득된다. 도덕적인 덕의 올바르고 유일한 획득 방법은 행동에 의한 학습이다. 아

리스토텔레스의 습관화란 같은 기계론적인 해석의 입장에서 보듯이 행동의 단순한 반

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비관적 평가의 과정을 의미한다,71)

민주주의사회의 도덕교육은 국민들의 도덕성에 기초한 민주시 성을 발달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훌륭한 시민을 육성하는 교육이다.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인지적 능력, 의

사결정능력과 문제해결능력, 그리고 참여적 행위능력의 조화로운 발달을 목표로 한다.

그러므로 도덕교육은 학생들의 협력적 관계와 상호존중의 발달, 도덕적 행위자로서의

발달 도덕적 생각, 감정, 행위의 발달, 그리고 교 실과 학교에서 공정성, 참여, 배려에 기

초한 도덕적 공동체의 발달을 위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교육과정을 통해

자아존중, 사회적 관점의 획득, 옳은 행위에 대한 도덕적 추론, 신뢰, 책임감, 친절 등의

도 덕적 가치, 사회적 기술, 협동하는 습관 등의 자질들을 학생들이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72) 그 결과로서 국민들은 민주시민의 자질과 품성의 기초인 도

덕적 인성을 함양하게 된다.

4.2.2 인성교육의 교수·학습전략

민주적 인성을 형셩하는 교육의 성공여부는 효과적인 교수.학습전략에 달려 있다. 민

주적 인성은 인지적, 정의적, 행위적 능력을 포괄하기 때문에 이러한 인성특성 또는 자

질의 함양에 적합해야 한다. 인성교육의 목표는 앞에서 지적했듯이. 통일 한국의 국민

들이 서로 다른 체제에 살았던 사람들의 상이한 관짐과 태도를 포용하는 인성, 통일 이

후의 개인적, 사회적 현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인성, 사

71) 최병태, o p. dc., prn245.

72) Thomas Lickona
,

"

Four Strategies for Fosterfng Character Devefopmellt in Childrcn
,

"

Phi Delta Kappan,

May 1988, p.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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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직 약속인 법률을 준수하고 정직한 인간관게를 통헤 상호불신감을 해소하고 신뢰로

y 사회를 긴섣하려는 인성은 험·양하는 깃이다,

인성11(육의 il't 수·학습진략은 침·여적이고 학)1중심적이며 싣친적인 도덕성 함양에 초

점을 둔 昏합적인 주]근을 지향헤야 힌·디-. 이를 위헤 학A&1들의 학(유헝(learning st yle)과

의 적힙-성, 학i내- - 피지 적거·성, 학셍의 도이적 통骨성의 지지, 그리고, 효율성과 효과

성이라는 필 기·지 기준을 중족시거야 한다,73) CI리고 리7]적 교수진뱍과 간접적 교수전

릭2긴·의 7(형各 추}히·먼서 학생1들의 기·치, 기술, 데도, 카이를 조최.포% 발V시켜야 한디-.

이 과정에서 도이교사는 민 져 인성의 모 델이 뒨으로써 학)g들의 인성의 정의히 측

면의 빌·달은 촉진히.고, 실A촬 속에서 디-잉·한 경기윽 통해 이러한 덕을 습관기으로 헹)

동하게끔 실친적 X로그宅을 제공헤야 한CI·.

민주지 인셩의 니·민적 빌딜'- 위힌 포(수·힉·습진< 5 는 홀(11obert T. Hall)이 제시叫

는 도덕교육을 위한 교수·학습진략이 f-욤하게 활/될 수 있다. 홀各비.림·커한 도덕교육

은 진통적 접근보1과 ],대적 접P보]간에 칭·의적 긴장을 이루면서 통합적 성걱을 가저야

한다고 감조한다, 그 는 내용으로서의 도덕성과 헝시으로서의 i딕성, 도닉A 弔동의 조

촤로( 曾달이라는 목적읍 보디· 충실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님전릭·(couce마 str집e gy).

인식진략(awareltess trate gy), 토론진략(debate str%t[egy), 
'췹-리적 

진릭lo·&Itioual s trate gy), 게임

전략(gaIne strate gy ) 디-% 가지-趾 칭·의적으로 骨정-힐· 깃을 제안한다.74)

개1// 1략은 1]인적, 시·최시 기·치듭의 개Id을 닐-I관시키기 위한 팀·구기법이다, 인식전

릭<은 지-신과 타인들各 의사견정지-見서 인식하도록 도와주고 자신의 가치우신성(value

pr iorit y)과 티.인의 의건에 대한 인석·와 J·조하는 절치-이디-, 旦易진럭·온 자신의 견해를

길정히.고, CI 징·정을 ]·g·어하는 겅호]을 인기위한 사 인구기1/J이디.. 인식진릭·, 합리적 
·l

략, 旦론진.략은 모) (- 도딕·적 쟁주1이니· 다른 가치생주 듈을 숙5.C하는 데 학-V들을 참0-

키는 전략으로서 가치 덕% 중>]의 교-H-을 위 적%l·히.다.75> 게7J전.릭·은 도티적 결정이
1 1

73) B. Davitl Brooks al 띠 Mark E. IrnGum, 
"What 

Makcs Charilclel· liducaliuu Prog]·allISWork
,

"

E래NCOt/om2/

hadt·rk%·Id/J, Novembcr 1993
, pp. Iq-2 1; Robert D. HesIip, ()p. CI

'

f.,
, pp. 102-103.

74 ) Robcrt T, HIll1, Mm'(d E(lti('at%III·' / ( 11audhooA/(Jr 
'

l'f·ochr·9',' irt·b'k·/rt aw l /Il'ocu

'

ca / ·%'tral%t
'

(‥h· ftJr hd 끼/g
/」d(de·N·f‥euf /O becomc· more carl

'

%·, thotT/Wjk/, su d I-e%·p/IID·aj/e. pers·OM·(MiuIIDapDlis: WillS(Ull Pl-css
,

1979),

pp.5-9.

75 ) Ala11 L Lockwood, 
"

A LS[01' [O Chsractor 비tIC[l(01's," Edvcctl/()fl(J I-cadel·%·/빼, l%3, November
, p.74; 박

. g-힌, r 민주회· 세계회-외- A!(육과 」 (시올대리-Al, 출 l-부, IW5), p]],272-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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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되는 사회적 관계능력의 발달을 목적으로 하며, 상호작용게임과 역할놀이로 구성

된다.

이러한 전략들은 상호밀졉한 관련성을 가지고 정직성, 책임성, 관용성 함양을 위해

교육현장에서 창의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이 가지는 한게는 학교에

서 북한 출신 귀순자들과의 대화 및 공동생활 프로그램. 이질적 집단과의 상호공존 프

로그램의 활성화를 통해 보완해야 할 것이다.

1> 개념전략

언어는 단순히 의미전달의 객관적인 매체가 아니다.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가치

관, 의식구조, 이념을 함축한다. 따라서 남북한 주민들은 통일 이후 민주적 공동체의 존

속과 발전에 핵심적인 가치개념을 학습해야 한다. 남한 교과서와는 달리 남한의 도덕.

사회과 교과서에 해당하는 북한의 교과서에서는 개념이나 원리를 소개하고 그것을 학

습케하는 내용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이는 북한사회에서의 학습이 과학적이고 객관

적인 탐구력을 중진시키는 것과는 상관飢이 체제의 가치관을 내면화시키는 것을 근본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는 교과서 기술이 매우 반복적임을 통해서도 확인된다.76)

이러한 점에서 통일 이후의 국민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인성교육은 학생들이 핵심적

가치틀 표현하는 기본적 덕 개념에 주목하게 하고, 덕을 행동으로 실천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이러한 목적에 언어개념에 기초한 개념전략이 효과적이다.

개념전략은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에 대한 학생들의 인지적 능력을 발달시키려는 목

적을 가진다. 개녈 이해는 정치적 현설에 대한 이해 및 의사결정, 주어진 상황에서 행

해질 도덕적 행위의 전제가 된다, 민주주의사회에서는 발생한정치적 갇등이나 정치적

쟁점들을 을바르게 평가하고,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민주주의의

근본가치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들은 민주시민의 의사

결정과 도덕적 행동을 선택하고 판단하는 데 준거로서 작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성

교 육은 민주주의의 도덕적 가치에 대한 인지적 이해暑 도모하는 개념전략을 중요한 교

수·학습전략으로 활용해야 한다.

인성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들은 관점에 따라

76) 유균상, op. dt.
, pp,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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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잉2하지만, 버%(R. f[reeman Butts )가 제시한 민주시민의 도덕적 덕목 모헝은 유용하

다.77) 버츠가 제시한 덕목은 정의, 펑등, 권위, 참이, 7익에 대한 복종, 자유, 디.양성,

사)&A촬존중, 적7]한 절차, 인권 등 12가지 도덕적 가치로서 민주주의의 통힙·성을 촉진

하는 가치와 바림직한 다임성을 촉진하는 가치를 포꽐한다. 정직, 관용, 책입과 유기적

관련성을 지닌 이상의 가치 fE는 딕목은 통일에 데비하어, 그리고 통일한국의 인성교육

에서 필수적으로 가르쳐져야 한다.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들이 포틸된 다음 넣 가지 진술들을 고러혜보자.

· 모든 인 J은 보편적이며, 분할할 수 飢고, 싱·호의존적이다(l%3년 세게인권최의 겯의

문 제3항).

· 모든 사람은 각'각' 한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기·지머, 어뇨 누구도 한 사曾 이싱·으로시

의 가치를 가지지 않는다(Jeremy Bentham).

· 대통링 선2-]애서 한 후보의 지지자들이 뇌물이나 이중투표(double votitl g)와 릴·은 부

정헹위를 헹하는 것은 공정한 선거를 위힙한다.

· 개인의 정보의 자유는 국1%-이나 사생촬보호 등을 위헤 불가피한 것들에 의해 제한

틸 수 있으머, 그 해석권은 사법부에 귀속된다.

위에서 에시한 진술들에는 인권(human li ghts), 펑兮(equality), 공정싱(fairness), k곧eq

(public good), 자유(freedom 리�-는 도덕적 가치들이 포함되이 있다, 이러한 가치들은 정치

적 헌실에 대한 서술이나 교과서, 방송이나 신문기사, 친구들과의 토론 등에서 흔히 사

용되는 계념들이다. 학셍들온 이러한 개넘들을 이떤 사실이나 쟁1점骨(issues)을 진술하

거나 펑가하기 위해 사용한다.

학)yrn들이

� 

이러한 개념들을 철저히 이새하지 못하거나 온미-로 이해하지 못힐. 때, 
-

1듭

이 이떤 사실이나 젱점에 대한 자신의 걸징을 네릴 메, 그 길정을 추론管 떼, 자신의 결

졍을 옹호하거나 행위로 옮걸 때, 타인의 가치니- 견해를 확인할 떼. 고(리고 게넘들과

괸·린된 쟁점들과 젱짐들 속에 포함핀 상충하는 가치들을 이해하는 데 어리운을 귀을

것이라는 애측을 할 수 있다. 걸국, 사싣에 대한 진舍이니. 평가를 위해 촬-뷔되는 개념

77 ) R, Freeman Buus, 
"

Curriculum for ho 6cluca(C(l Citizen," Et1acat'07RI/ IV·O(/oz·Ill'/J, 1280
,

Octoher, l)p,6-E;

tIte M(Irolb y I)etaocraW c't'ti'COlA%al ·
' Coal%·

J
(O/- f//C CMc Clucati'041 /

'

It f/tr 14cry blic'A· l>Il'r)

Carnir y(Ceu(Cr fDl' Civic EflucMiou, 1號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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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철저한 이해는 도덕적 인식-판단-행위 고리의 출발점으로서 도덕성 발달과 민

주시민의식의 발달을 위한 기반형성을 하는 작업이다,

개념전략은 설명: 수업에서 활용할 개념의 선택- 확인: 개념의 명且화 - 2r虛렁, 개념

의 확대와 도표화라는 순서로 진행된다. 이러한 곽정은 최종적으로 개념전략 워크시트

(worksheet)의 작성으로 종결된다. 먼저, 가치가 예시되면, 다음은 상충하는 가치와 유사

한 가치를 나열해보고, 예시된 가치를 지지할 때 초래될 수 있는 이점(bene5ts>들과 O

반대의 결과들을 제한점으로 나열한 것을 도표화하는 과정이다.

다읕은 개념전략 워크시트 구성의 한 예이다. 이를 도표화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민주주의가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함으로써 정의를 실현하는 제도라는 점

에서 정의를 예시 가치로 들어보자.

1. 가치의 예시(examples) : 정직

2. 상충가치(conflicting va lues) : 사기, 거짓말, 불신

3, 유사가치(similar va lues ) ! 신뢰, 타협, 관용, 책임, 양심

4, 이점(benefits) : 정부에 대한 신뢰감 형성, 타협의 성사, 연합의 성사

5. 제한점(limitation) : 적절한 이기심의 경시, 인정이 메마름, 뇌물, 암시장,

부패구조, 무책임

이와 같은 개념전략 워크시트를 구성해봄으로써 학생들은 다양한 가치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민주주의의 다원성과 관용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게 된다. 학생들은 이러한 활

동을 통해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들을 이해하고, 대화 속에서 그 개념들을 사용함으로

써 보다 구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교사들은 상충하는 가치들이 담겨 있는

정치적 갈등들과 쟁점들을 토론거리로 제시함으로써 그 속에서 정직, 관용, 책임의 가

치개넘을 보다 분명히 이해함 수도 있을 것이다.

2) 인식전략

인식전략은 가치명료화이론이 적용된 것으로서. 학생 각자로 하여금 자신의 가치를

명료화하고, 타인의 가치에 대한 공감적 이해를 제고시키려는 목적을 가진다, 궁극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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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가치가 니·외- 주)/1의 사림·趾의 셍촬과 관련되이 있다는 인식은 발달시키는 촬동이다,

가치1정료회. 켜H이 도딕적 행동의 반날페 미치는 잉향에 관한 언구결과들의 지적처럼,

인식전릭씌 쵤·용이 도덕직 ar동의

� 

의미있는 1펀화를 초 하는 젓은 아니다.76) 따라서 도

덕적 헹동의 민·曾이 오1식전략의 직접적 목적이 아니다. 인식전략의 목적은 모든 시.람이

디-인들의 지·W-와 헹복의 권리에 대한 존겅심을 발닐'시킬 수 9)도록 한다는 첫이다.

인식진릭·은 먼저 자신의 가치, 촬동, 결정들에 대한 서열메기기 팔동들은 통해 학생

들에게 인지적 불균형-皇- 경헙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현실과 당위간의 차이를 곡-bp하려

는 동기를 제공하리고 의도헌·다,

서일매기기는 자신과 기-치 몇 선호에 데 1 분석괴- 질호}·도]는 데, 민주주의의 3치와

권·련하여 다읍과 긴-은 주1문이 학솅들에게 ·제시돌1 수 있을 깃이다.

다음 중 1 )주주의의 발전읍 위해 가장 중요하디·고 생리·하는 것은 (선%하는 순서대

로 1부터 6까지 l 1호를 적으시오.)

- 순종

- 관용

- 정직

- 책임

- 1려)흐40

- 인간적인 인간관게

딩-신이 - 율 1빈으로 초1비한 이유는 무잇입니까

딩2)의 1구나 신)%1님유 7업을 1 밴으로 신댁'榮을까요, 이떠한 이유에서 그들은 그깃

을 가장 중1)-한 ><로 신이했을까요

덩-신의 셍쵤·속 서 - 은 당신의 섕]횔·괴. 구체적으로 어떻게 괸·련되어 있을A요

서열매기기 촬동 이후 서열메기기 쵤·동을 하대하어 자신의 가치선%목록을 티·인의

것과 비]J'1하는 省·동, 가치선%복록에 대한 상호 인티뷰, 동일한 질문지에 대한 자신과
m m m m

78 ) ]11111CS S. Lcmiu g,
"

Ill SWIl'cll (자' 13ffcclivc Chill'SCIC]- Etlucatiotl," Etlur(」t%Jua/ u·otler%·Aip, 1993 November,

pp.64-65; Ah111 L Lockw()U(l, u p. c it,, [).73.



113

타인의 가치선호 목록간의 일치·불일치 조사, 소집단 형성을 통한 소집단 내 가치선호

목록 만들기, 타인의 가치선호를 예측해 보기등을 통해 타인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제

고시킨다.

이러한 활동이 끝난 후 토론활동을 통해 타인의 가치와 선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

킨다. 토론활동 속에서 타인의 가치와 의견에 주목하고, 무엇을 맡해야할지 생각하고,

타인들에게 반응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감정이입 능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3) 토론전략

토론전략은 사레연구(case-study) 활동이다. 주어진 사례문제나 학생 스스로 구서해 본

가치갈등 문제에 대한 토론을 통해 학생들이 도덕적, 정치적 쟁점에 대한 자신의 견해

를 형성하고, 토른과정에서 일어나는 타인들과의 상호작용경험을 통해 의사결정능력을

제고시키는 목적을 가진다.

토론전략은 쟁점 제시 - 생각하고 의견을 형성할 시간 - 토론을 위한 소집단 형성 -

처음 집단으로 모인 후 토론 - 토론 종료라는 과정을 거친다. 토론의 과정에서 학생들

은 의사결정과정을 배우고 의사결정을 내려봄요로써 자율적인 도덕적 선택을 하는 데

필수적인 기술들을 발달시킬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주어진 사례문제에 대해 내린 여러가지 결정들의 결과들을 검

증질문들을 통해 검증해 보는 토론의 마무리 과정이다. 검증질문에는 사용한 용어를 정

의하거나 의견을 명료화하도록 하는 명료화 질문, 학생들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가치초점 질문, 사례문제에서 어떤 가치가 가장 중요한가에 대한 가치갈등 질

문,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도록 하는 역할채택 질문, 자신의 결정이 보편화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보편화 질문이 포함된다%79)

관용의 인서을 위해서는 다음의 토론 주제들이 예시될 수 있다.

- 많은 사람이 반대하는 생각이면 대중 앞에서 그것을 발표해서는 안된다

- 국민 대부분이 원하는 것이라면 소수가 그것을 반대해서는 안된다

- 다수에 의해 한 번 결정된 사항에 대해 소수가 그것을 다시 거론하는 것이 허용되

79) fbid.., 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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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는 인·된다

- 인)g관이니. 骨교에 있어서는 오쟉 하니-의 올비.谷 진실만이 존제하기 때문에 타협

이란 걸코 있各 수 임다

- 반대 의건을 가진 자들과 리첩하는 것은 긷1·l 자신의 면을 배)찬·하는 결과를 가져

온다

정리의 인성을 위해서는 다음 주제들이 예시될 At 있다,

- 관3서에서 -g히 문서를 처리를 해야하는 데 밀'온 사림·이 기디-리는 경우 담당 공무

원에게 뇌물을 주고 먼저 온 사람들보다 4반리 문서를 처리하는 것은 겅쟁사최에서

는 당연한 일이다.

- 회사겅엉을 워해서 국세칭 공무원에게 세금을 만큼의 돈을 뇌플로 주고 세급감

l-多 밤는 은 자본주의시·최에서 불가피한 일이다.

-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타인을 헙박해보는 것은 티·인에게 물질적 손헤를 끼치지 엄·

는 한 한 번骨 헤볼 수 있는 일이다,

- 승진을 위혜서 필요한 연구업적을 눌리기 위해서는 짇 알러지지 띵·'은 언구논문을

자신의 것처럼 l'·)]-꾸어 자신이 속한 기관애 제출하는 깃은 겅젱의 원리에 기초한 자

본주의사회에서는 분가피한 일이다.

책R]의 인성을 위해서는 디·음 주제들이 에시될 수 있다.

- 최사에서 업무시긴· 중 졸릴 겅우, 상사가 원찍 퇴근하어 자리에 없는 상尋·에서는

목욕탕에 가서 i-2시간 자고 2는 것이 최사를 위헤 더욱 유익할 수 있다.

- 방과 후 칭소 딩·1친인데 다른 약속과 7]칠 징-F 선생님의 갑독이 飢디.빈 친구들 骨

레 학교를 1111}A 나오는 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토론문제 예시

부산에 사는 김잉석은 자신의 어머니의 骨이오1은 치료하기 위헤 최사에 이틀.간 휴가

를 내고 어머니를 모 시고 서울의 큔 빙원에 도칙-히.였다. 벙원에 도착해보니 1날이 i

휴일이있기 때 인지 접수내에는 깔은 시.람이 줄을 서 있었다w 간신히 집5·룰 마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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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인후과쪽으로 가보았는 데, 그 곳에도 이미 많은 사람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는 빨리 치료를 마치고 오랜만에 연로한 어머니에게 서울 구경을 시켜 드 리고 싶었

다. 궁리 끝에 이전에 毛척집에서 만난 적이 있는 먼 인척이 그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냈다. 그래서 그는 그 의사에게 연락을 兎고 덕분에 빨리 치

료를 마칠 수 있었다. 자신들보다 먼저 진료를 기다리던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어머니

가 예약 환자인 것으로 알고 있는 것 같았다.

4) 합리적 전략

민주주의는 시민의 자율적 의사결정과 행위에 의해 운영된다. 현명한 선택은 주어진

대안들과 그것의 가능한 결과들에 대해 신중하게 숙고하는 과정을 요구한다. 이 과정에

서 시민들은 비판적 사고, 문제해결의 기술을 실행해 보게 된다. 시민들이 의사결정의

기회에 직면하여 도덕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기 위해서는 개념과 사실에 대한 지식, 가

치판단능력, 그리고 의사결정능력이 팔요하다.SO)

합리적 전략은 사례연구를 통해 민주시민의 자질을 발달시키고자 한다. 이 전략은 사

례문제 제시 - 사례문제에서 취해질 수 있는 행위의 대안들의 목록작성 - 목록 중 세

네가지의 대안을 선택하고 선택한 이유와 대안들 각각의 결과를 동료들에게 기술하기

라는 과정을 거친다, 이 전략은 토론전략과 마찬가지로 학급토론올 위한 사례문제를 제

공한다. 그러나 토론전략이 사례문제에 대한 찬반의 의사를 결정하고 그 결정을 방어하

는 기술, 즉 의사결정능력의 제고에 초점을 두는 반면, 이 전략은 제시된 사례문제에서

취해질 수 있는 대안적 행위들에 대한 탐색과 그 결과들에 대한 예측능력의 발달에 초

점을 둔다.81)

합리적 전략의 핵심문제는 주어전 정치적 쟁점 사례에서 어떤 대안들이 존재하는가,

그 대안들 중 당신은 어떤 젓을 선택하겠는가 (what... rff.. 라는

� 

질문과 그 대안의 결과

는 어떠한가 (tIleti...)라는 질문을 통해 의사결정능력과 도덕적 추론능력의 발管이다.

80) Carolyn Pereira
,

"

Edocahn g for Citizenship in the Elemantary Grades," Phi Odta Koppafl, 1988, February,

p.430.

81 ) Robert T. Hall, f)p. c lr,
, PP.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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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게입전략

게임조1럭·은 게)J, 역할놀이, 시骨레이선을 활용하여 학셍듈의 의사질정능력과 도덕적

동기와 
-<위농럭을 

제고시키는 것을 3적으로 한다- 게임전략의 이러한 수9·들은 칫 ,

학)g들을 결정을 네리고 그에 따라 a%위해야 하는 참어자의 역힐·에 서게한다, 돌 , 학

)W吾이 김·정이입적으로 인식히·도록 민-든다, A% 
, 학1생들에게 자신들이 취省· 헹위의 걸

과를 예측하게 해준다. 넷째, 무엿보다V 학싱]들의 상호작- - 능럭-皇- 제고시커준다.S2)

게임전릭·을 활딜-하러는 교사는 전.략에 활용되는 ·게임이 학Al들-의 의사결정자의 입장

에 서게하는 것인가, 宅위의 대인-들이 존 하는 깃인가, 71-여자간의 싱·호직·용이 요구되

는 것인가를 고 리해야T균 한다. 게입 1릭7은 L1 싱격상 참여적 의사긴정능력의 헝성을 위

해 적극적으로 촬용필 수 있다, 칩·어적 의사길정온 학-M듭이 자신의 도티적 추론을 자

신의 헹위외. %신이 d( 힌· 시회에 적- - 히-EL록 도여·준디-. 민주주의3회에서 침·어적 의0

걸정-皇- 오1· 수 있는 기최를 제공하는 깃은 J 자체가 민주주의暑 통해 민주주의를 가르

친다는 짐에서, 그리고 학교J%활 속에서 학i)I돌이 적극적 시1 1이 되도록 함으로써 적극

히인 시민의식은 훈린한다는 점에서 톡번한 가치가 있다.

4.2.3 인성교육을 위한 교 사의 역할

인성교-H+ 일싱'적 인간괸계0>]서 요구되는 도덕적 인성힘-양을 V딕교x의 H본 목적

으로 추구한디-. Ll-러므且 인성교육을 위한 도딕교사의 입무는 힉-생들에게 도덕 All-의

기/C기· 시는 기본적인 인성各 함양시키는 깃이다.8'3)

인%교-d-은 기-13-키인 도덕지 성향·들파 사최의 핵심적인 가치들이 인간의 가치로운

AId 대해 미치는 [졍힝·과 기여에 내해 
'희·-생듭이 

분히 이해하도록 해이·한다, 그리고

1 ]- 깃의 분명한 도는 학생들이 멍백히 /-t 러한 지.걸들을 소유하기를 인%Jq-한다는 점이

니-. 이러한 접애서 그 들에게 일f의

� 

본보기기 됨 수 있는 도닉교시.는 특빌히 중요한 역

할을 한다.

도덕교사의 도덕적인, 교육적인 권위는 도딕죄 십-의 의미를 이헤시키기 위해 활벙-하

는 교 수·학습진략의 효과적 사용에 근원을 두기보디·는, 2본적으로는 V 사 자신이 티·인
團

團

82 ) I/u'd., pp, 77-78,

S3) David GIU', flp. t·l
'

f.
,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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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고 결하고 원리화된 태도와 행위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어멸게 그러한 태도와

행위가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지를 행동을 통해 보여주는 데 있다. 이러한 점에서

공정, 배려, 관용, 정직, 책임등의 태도와 성향에 의해 특징지워지는 도덕적 인성을 소

유한 사람이 되길 열망하는 사람만이 언성교육을 담당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덕은 선천적인 젓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점진적으로 발달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

정. 종교단체, 동료집단, 학교교육으로부터 덕에 대한 그들의 첫 경험올 획득한다, 그러

나 가장 효과적으로 덕을 획득하는 것은 중요한 타인을 모델로서 설정하고 모방하는

것이다. 그리고 도덕교사는 도덕적 행위자로서 덕읕 가르치는 공식적 수업과 훈계를 통

해 가치를 전수하기도 하지만, 도덕적 행위자의 표본이 됨으로써 가치를 전수하기도 한

다. 겸손, 용거, 공감적 이해, 공정성, 개방성, 판단력, 상상력과 같은 자질을 소유한 도

덕교사는 의미있는 인성교육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정직, 관용, 책밍감, 정의감, 배려와

같은 인성의 소유한 도덕교사는 도덕적 행위자나 표본의 역할을 한다,84)

이러한 의미에서 도덕교사는 학생들에게 인격적 모델로서 인식되어야 하며 도덕적

촉진자로서 기능해야 한다. 학생들에게 인격적 특성을 가진 모델이 되는 교사가 존재하

지 않거나 바람직한 인성적 특성을 채택할 기회가 학생들에게 존재하지 曾는다면 그 들

은 결코 공정, 배려, 관용, 정직, 용기 등의 인성 특성을 획득하지 못하고 민주사회에서

의 참여를 위한 정직하고, 정의롭고, 관용적인 시민으로 자라나지 못할 것이다.

지금까지 도덕교사를 양성하는 교 원양성 과정에서는 윤리적 사고와 판단능력의 발달

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강조되어 온 것은 콜버그의 도덕

이론과 딜레마 토론 기술이兎다, 도덕적 의사결정에의 원리적 접근으로 불릴 수 있는

이러한 입장은 현실성을 결여하고 있는 원리와 추론적 분석에 과도하게 집착함으로써

도덕적 상상력과 교사 자신의 인성이 학생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무시해 왔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즉, 구체적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하는가, 어떤 행동이 도덕적이고

합리적인가라는 문제에 대한 과도한 집착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의 문제에 대

해 학생들이 숙고하고 도덕적 상상력을 충분히 펼쳐볼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허용하

지 않았다는 점이다.85)

84) Elizabeth CampeU, Tonnectin the Ethics o f Tecchin an d Moral Educatior15" lcmmal feczdl*r

Edtrcarien, Vol.68, No,4, Sep.-Oct. 1997, p.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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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에서 도덕교사를 양싱하는 교 원양성 과징에서는 미래의 도덕교사들이 자신

들이 학)1들의 인성헝성에 미칠 영향을 이헤하고, 도덕적 인성의 소유자의 모넨로서 학

셍들에게 다가설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주]을 두어야 
'骨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덕의 윤

리학에 근거한 인성함양 프로그렙의 개발파 실행이 요구된다. 교 원잉7셩 과정에서는 교

사 자신이 통일 이후 갈둥의 윈인이 될 이질적인 가치관, 테도, 헹위를 국복하는 능럭

을 힘·양히.고, 통일 이후 학생들을 올바르게 지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통일 이

전부터 교 원앙·성과정 및 연수체제의 개선작업이 이루어저야 한다.86)

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을 위한 활동지침

l, 북한의 문학, 영촤, 예술 작품의 접叫 기회 처-대

2. 북한 출신 월남자들과의 대최-프로그렘 피-대-학교 전학셍이니-, 한 학년 진체률 대

상으로 하기보다는 소, 중집딘·으로 니·누어 어러차레로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임

3. 심성수런최를 통한 공김-, 공동체 훈 1의 기최 펴-대

4, IL덕교과에서 정직, 관- - , 책임의 인성함양을 촉진할 수 있는 영촤작품감상과 토론

을 통한 인정함냐기최 확대

5. 신문촬-H't육(NIB) 교육을 통한 북한관런 졍보픽득고]- 북한 7민에 데한 이헤 기

회 학데

6. 대학에서의 인성교육 위해서는 대학 축제시 북한 출신 귀순자들과의 만남 기최를

적극직으로 쵤·용

4.3 언론의 인성교육방안

연론各 통일에 데비하는 치-71에서 국t핀들에 통일을 준비하는 호]-리적 인식파 테도

를 힝성시키고, 통일 이후의 국민통힙·과정에서 71론은 닙-북한 주모1간의 사회문화적인

통합은 조성하는 역할을 한다. 昏일 이후 국빈통호1-을 위한 인성교육 인론의 역할이

mm 團

m

85) Jeau A. Luckowski, 
"

A Virtue-Conlercd ApproIICh 0 EthiCM Educatiouy" J(V(I'llai feacl;er E래/1CaMou,

Vul,68, No.4, Scp.-Ocl, 1997, pp,265-266 71·조,

86) 박 A, r 통일에 대비한 교A정책 93t ( l )」 , 한국711육게1짠윈, l992
, pp,7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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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되는 것은 다음 몇 가지 이유에서이다.

첫째, 언론은 사회에 새로운 관습과 생활태도, 사회적 유대관계를 형성시키는 사회화

(재사회화) 역할읗 담당한다. 사회개혁의 작용제로서 언론은 국민들이 새로운 섕활방식

에 무리없이 신속하게 적웅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87) 통일 이후 연론은 일반국먼

들에게 만주적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정치교육, 사회문화적 통합교육, 인성교육을 담당

할 가장 영향력있는 행위자이다,

둘째, 남한 주민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접촉에 할애하는 것이 언론매체이며, 그 중

텔레비전은 
' 

여가의 식민화'라고 불릴 정도로 여가시간을 지배하는 매체이라는 점이다,

추광영의 
'

국민생활시간조사' 연구결과에 따르면,88) 1981년부터 1995년까지의 매체접촉

의 시계열적 변화에 있어서 남한 주민들의 텔레비전 접촉량은 큰 증가를 보이고 있으

며, 매일 4시간 15분 이상씩 텔레비전을 보는 시청자 수 또한 꾸준히 증가했다. 남한

주민들의 텔레비전 접촉 시간량의 증가는 라디오, 신문에의 접촉시간 감소를 수반하지

만, 텔레비전이 모든 가족이 함께 접촉할 수 있는 매체이며. 시청하는 과정 또는 이후

에 가족간의 토른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된다면 교육적 효과가 크리라

고 기대된다. 셋째, 남한 주민들이 북한 관런 정보를 획득하는 유일한 정보원이 언론이

라는 점이다. 박성희의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북한에 관한 인지도가 낮고, 북한 관

련 정보를 매우 불신하고 있지만, 북한 관련 정보의 취득원으로서 언론에 대한 의존도

는 상당히 높다.

1995년 현재 청소년들의 언론 의존도는 1992년 조사결과 65.o%에서 9.6% 높아진

75% 정도이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북한 지식을 언론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서 청소년들과 일반 시민들의 북한 인식은 언론이라는 객체화된 제도에 의존하며. 언론

의 보도와 해설에 크 게 의존한다.89) 현실적으로 남한 주민들은 언론을 통해서만 북한에

관한 정보를 획득한다, 이는 인식-정보-태도-행동의 커뮤니케이선의 고 리에서 남한 주

민들의 북한 인식에 미치는 언론의 영향이 결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유에

87) Wilbur Schramm
,

IVfal%s Media alt d Nodonol develo p17lettr, 김일철, 조명한 역, 「매스미디어와 국가발전

」 (서울: 을유, 1988), pp. 194-195.

89) 추광영, 
tt

Social Change as Reflected in Peo p le's Usc o f Time in Korea Since 1981, 서울대 언론정보연

구소, 「언론정보연구」 33
,

1396.

89) 박성희, 
" 

청소년들의 통일 의식 조사 언구," 「교 육월보, ,
199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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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통일과정에서 인론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통일 이후 남북한 주모)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최문최.적 통호}·기능은 피·중하다.

그리니·, 다음의 문졔짐들이 지리되기도 한다. 남한의 빙-송사는 
k 

남북의 칭.5, 
t

통일진%-

대' 
'

통일의 4' 프로그;E을 통헤, 신문사는 주긴-단위로 븍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나

빙'송 프로그렘과 북한관련 기사는 체제우위적이고 1
%9·곰주의리 보도성향, 정치관런 기

시·에의 치중, 정 
- 

성과 신뢰싱 項여, 상업적이고 지면 메우기식의 보도라는 인상, 직접

적 취재 보도가 아니라는 한개旦 낮은 시칭율을 보이민서 시민들의 호 을 언지 못하

고 있다.90) 남한의 대부분의 인론骨은 통띨분제에 대해 정부딩<f과 같이 유인성을 보이

디-기·S·L 겹자기 겅직적이거나 분단고칙- 지힝·성을 보이기도 한다. 그리고 오릭·파 충격을

제공하는 정보쟤공 성향을 J) 이기도 한다. 언론의 이러한 내도는 일시적 인민과 위기김.

의 조징·, 남북관계의 겅색, 5한신들의 올바른 이해의 오도를 초레하기도 하었다. 언론이

통일문화를 조성하는 올바른 헹위자기·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분제접은 지잉·되어야

헌디-.

다른 분야처럽 호1제 님'북힌·간의 ]-M{교뉴骨 통한 신뢰성최복은 불가능하다. 북한은

언론을 설복과 설의 빙·빕으로 대중合 동원하는 강릭한 무겨로 규정하고 사회주의교

잉의 수딘-으로 활용해 旻다. l-M·w개]광윈의 북한 텔레비전 분석결과 평일 5시간 30분의

방W 중 저g 6-8시, 9-10시 그·요 시간데는 김징일 일가 칭송 $로[1% i%으d( 주로 체워지

미, 신동적 형식의 정·므가 전체 W싱의 35%暑 차지하머, 뉴스 오%1- 프보]렘에도 길정

일 y..싱-최. 네정-이 l]11션히 니·오고 있e 것으로 조시.되었다,Q])

이러'한 접에서 남한 언론만이라도 통일과 통일 이즈L의 국1dI통힙-을 위해 북한 주빈들

의 헌칠 셍횔·상을 객괸-적이고 사싣적으로 )iL도힘·으로써 기.치괸., 테도, 헹위의 이짇성과

- 苟성윽 피·익·하는 단서를 제공혜이· 힌.디-, 이 1한 旦도는 날한 주민들의 북한 주민에

네한 y:CId을 해소하고, 북한 주민들과의 공-%치1 십-을 준비히.는 데 기초가 된다, 특히.

청소년吾의 %-한%J·런 
· 

w 프로 1랜과 과 기사에 내한 무괸,심 32) 헤소하기 위헤서는

團

0) 이- 잉, i「昏일과정에서 매<미니이의 역할」 ,

1/J족 인연구원, ]g96, pp.69-73; 한)핑., 
ta 

통일. l.보문

제와· 미더이의 역할," 겅남대 <j·동분제인31-소, 동일/락'보id보고서 r 퐁.일,안보정책과 미디이s] 여·힘
」 ,

1997, 6
, p{],37-36; 김우X-, 

" 

님4[통입읖· 위한 방&·의 역할," 한a]·인론학회 )/>, r 한반[통입과 IA.송

의 g훤-」 ,
1093, pp. 128-Ii0.

91) 1선인보, lES, 
,

18.



121

사실성과 홍미성을 함께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계발이 진행되어야 한다,

언론의 인성교육 실천지침

1, 북한에 관한 정보를 던져주는 식으로 제시하기 보다는 북한 주민의 생활, 인성형

성에 관런된 다양한 생활실상들을 퀴즈식으로 풀어나가는 프로그램 방영을 통해

북한 주민의 가치관, 태도, 행위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킨다.

2. 북한주민의 인성을 잘 나타내는 북한 영화를 상업주의적이거나 홍미위주가 아니라

통일지향적인 관점에서 방영한다.

4.4 민간단체의 인성교육방안

민간단체는 개인의 이익이나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을

대변하뎐서, 회원이 대다수 시민에게 개방되어 있고,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되는

단체를 말한다. 민간단체는 이러한 본성상 기반이 공고해서 진정한 국민의 공감대 형성

에 효과적이며,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로 운영될으로써 관료조직의 역기능성을 극

복하는 효율성을 가진다.93) 
'

민간탄체는 학술단체, 문화예술단체, 종교단체, 시민단체 및 재야단체를 포괄하는 데

1996년 헌객 허가법인 34개, 신고단체 16개로 50개 단체가 존재한다. 통일관련 민간단

체들은 연구조사활동과 출관, 세미나 및 토론회를 통한 여론형성활동을 주로 하고 있

다. 이념적 성향에서 다양성을 보이고 통일문제에 대한 인식과 운동에서 차이를 나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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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는 통일과 통일 이후에 정부의 교 육정책과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장소완

시기에 능동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시키는 역할을 행함

92 ) 정회옥, 「북한에 관한 청소년 의식조사」 , 한국청소년게발원, 1997
, pp. 43-46.

93 ) 서울대학교 인구 및 발전문제연구소, r 시맨운동단체활성화 방안에 대한 언구」 , 1993. 9, p.2.

94) 조 민, 「통일과정에서 간단체의 역할」 , 민족통일언구원, 1996, PP·43-44.

95) 김현옥, 
a사회.문화적 

통합의 측면에서 본 만간 통일운동의 헌황과 과제," 아태평화재단 정책연구시

리즈 98-3, 1998, 6
, pp.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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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민통합에 기어한다. 111간단 는 특히 비정치적인 남북교류와 가치관, 테V, 61

昏, 규<s 등을 통일지향적으로 성숙시키는 통일분촤험성을 통해 남북한 주민간의 상호

신뢰%l-을 조싱하고 ·신/1정체성-8- 형셩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동일 이후의 1·f먼통힙-을 위한 민주적 인성교육을 위해서 삔간단체는 강언에 의존하

는 프로그램을 벳어니- 시민 J·어적인 싣친 프로그렘을 조지적으로 실친함으로써 사최

7회.적 통합을 도모하고 남북한 주민간의 사회적 갈등과 분4을 해소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이러한 활동은 정부와 시1&1을 언결히-면서 시민들의 능동저 침-여暑 촬성촤시키는

매게체인 l ;!1간단체의 본질적 기능이다.

학숟단체에서L hj'북한 주1선의 인성에 관한 지-료교赴괴- 진통적 인성교-H- 방인의 고(

훈점을 중심으로 납북 학자들긴·의 W동학合대최昏 적극적으로 개최헤야 한다. 납북공

동의 인성교육에 판한 자료는 여티- 민간단체들의 사최통힙- 프로<.1렘 구셩에 기초자료

로 활용5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횡·동이 쵤-성화되어야만 다양한 14칭과 목적으로 이

루어지고 있는 민간단체의 인성교육 Y로그81에 통일성이 주어짇 깃이다. 특히, 가정,

학교, 사최, 여티· 14)간한체에서 심'헹힐· 午 있는 교수빙·w. 교t수내용의 체개적 정협에 관

한 학술토론온 더A- 쵤·성화하-61, 실친 프로그. 램의 개발과 검충작업을 지원해이· 헌디-,

문최.에舍단체는 식-한/5촤에 대한 적극리 내국민 홍)iL와 거-께 문촤적 동질성을 획-인

해 f 사회분최·통합 프로그7]을 지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북한엉최.속에서의 북한

주민의 일상)g촬 이헤 프로그렙, 북한 문힉-직-품 속에서의 가치괸. 발건 프로그램 등을

통헤 시민돌이 농동적으로- 침-어省 수있게 해이· 힌·디-.

종55'(단체는 조직성, 사싱·적 통힙-성, 재정적 기1]J·으로 인해 통일대비 인성교육의 >극

적 후-진은 谷 h과기· 기대돤다. 한 겔럽이 1298년 6월 8일 lg·%L한 한<·l인의 종교실태

조사 절지.에 따 . . 1보, 18 세 이싱· 성인 중 종<,·C騷. 기.진 시람-S 인구의 46S%인 1친 4 벡

3민·어밍이머, 종5'l<1叔로는 게신교 20,3%, 불교 18.3% , 천주교 7,4%순으로 니.티s·다.%)

骨1·'ts체·>7 J;f힌 주민에 대힌 인도주의적 치.원.의 지7), 종교t져 기-치곤1-의 N동질성37 이질

성에 1기한 이해를 51모하는 활i .
그 리고 긱- 종/ut기관에서의 J]회니- 긴·骨최를 통헤 A-

힌· 출소) 귀순지의 I F한 A%활전반에 대한 강연활동이 획·데되어야 할 것이디-.

시<1단체 및 제이·{J-체는 국내 IS 주의의 공고화와 사최정의 심헌을 목리으로 남한
a w a 1 t T

% ) 조셴인보, 1强(, 6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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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의 갈등을 해소해나가는 프로그램을 통해 민족적 이질성 극복의 기반을 형성해 나

가는 데 노 력해야 할 것이다. 일반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

야 한다. 일반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낯선 사람이나 짐단과 함께하는 공동체 프로그

램의 개발, 탈북 출신 귀순자들과 함께하는 공동생활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천해

야 한다.

a

5. 결론 및 정책제언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의 국먼통합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가정, 학교에서의 도덕교육,

언론, 사회단체가 연계성을 가지고 민주적 인성형성을 위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해나가

야 한다. 인성교육을 통해 통일한국의 유지와 발전을 위한 사회적인 정신적 기초가 형

성되고, 그 결과 통일한국은 보다 관용적이고 신뢰감이 넘치고, 책임성이 확립된 사회

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민주적 인성함양은 개인의 노 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성이 사회적 영향

을 받을 수 밖에 엾다는 점에서 사회적 혐력이 무엇보다 요구된다. 인성함양을 위한 인

성교육은 가정에서 부모역할의 회복, 한국사회에 팽배한 가족 이기주의를 넘어서서 상

호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해 나가려는 사회구성원 공동의 노력, 그리고 사회지도층의 의

식개혁과 제도적 차원의 지원책이 지속적으로 제공될 때 성공적일 수 있다. 그러나 무

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인성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자들의 창의력과 굳은 의지일 것이다.

정책 제언

1. 통일부 자료실에서 북한영화를 상영하는 것보다는 가칭 
' 

북한 영화제'를 개최하여

남한 주민들의 관심을 제고시칸다.

2. 예비군, 민방위교육, 재소자교육에서 연사의 강연을 통한 북한 및 통일교육 보다는

북한 출신 귀순자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3. 대학교육에서 북한 관련 강좌를 펼수로 수강하게 하고, 이 강좌가 체험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되도록 정부가 행정적인 지원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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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학교육에서 북한 관련 강좌를 펼수로 수강하게 하고, 이 강좌가 체험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되도록 정부가 행정적인 지원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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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북한 및 통일문제 연구자들에게 보다 폭 러게 북한 자료에 내한 연구기최를 허용

함으로써 통일 이후 국민통합을 위한 정 전문가를 육성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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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요약문1

통일은 더 이상의 희망사항이 아니라 목적에 닥친 구체적인 현실이다. ]r리하여

� 

통

일에 대비한 논의는 보다 구체적이면서 장기적일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최근에 교

육을 중심으로 한 통일 대비 논의는 그 의의가 매우 크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는 남북

한의 표준교육과정의 개발을 대비한 기초적인 연구에까지 이르고 있다. 본 연구는 학교

사회과 교 육을 중심으로 이러한 표준교육과정의 개발에 앞서 개념화되어야 할 시민성

개념을 재정립하고 이를 구체화할 교 육과정 및 교 수학습상의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연

구의 목적을 두었다.

먼저 새로운 시민성의 구성요소를 도출함에 있어서는 사회과의 내재적인 목표영역인

지식. 기능 및 가치태도의 세 가지 영역을 기본골격으로 통일이후의 적용시기를 장단기

로 구분하여 각 시기의 각 영역에서 강조되어야 할 내용요소를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단기적인 시민성의 강조점으로서는 민족의 정체성 확립에 그리고 장기적으로 통일시민

의 양성에 두었으며 장기로 갈수록 사회과의 세 가지 기능 중 사회과학교육 및 반성적,

탐구적' 성격을 한민족공동체와 지구촌적 맥락에서 강조하였다.
I

두 번째의 연구문제인 구체화 방안(사회과의 운용방안)의 도출과 관련하여서는 사회

과 형성기의 미국의 1916년 모형과 우리나라의 교 수요목기 그리고 구동독 몇 통일독일

의 공민과 및 사회과 그리고 정치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개관하였다. 그 결과 가능하
' 

면 체체 통일의 초기에는 정체감의 형성을 위해 심리적 저항감이 없는 지리, 역사 중심

의 내용을 근간으로 실생활 중싶의, 이해보다는 적응교육이 강조되어야 함을 지적하옜

다. 이와 함께 이 시기의 사회과의 교과적 역할을 감안, 중핵교과 운영방식과 통합사회

과 운영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이어 이상의 새로운 시민성의 재정립과 사례분석에 의한 새로운 사회과의 구체화방

안에 대한 시사점을 교육과정 측면과 교수학습방볍의 측면으로 나누어 정리하였으며

특히 교 수학습방법의 측면에서는 민주적 절차에 대한 이해와 의의의 내재화 및 개인

및 집단적 수준의 갇등 해결방법 그리고 가치교육에 대한 재검토와 구체화 방안에 대

한 싣천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특히 구체적인 수업모형의 모색과 관련하여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

관용교육모형'을 교 육과정과 교 수학습 측면으로 나누어 개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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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는 추후의 연구를 통해 징체성 회복을 위한 교육방범으로서 남북한의 이질적

상힁·이리-는 구체적연 제를 통해 1'L다 -/체촤되이야 省· 것이다,

이와 함께 체제의 통71·에서JiL터 헌대사최의 다원촤라는 F질적 측면은 함께 고러 兎

을 떼 다문촤교육의 일반론에 대한 이해로부티 - 리사최에의 구체적인 적용닝-안에 대

한 논의도 필A함을 지적하玆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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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 1 연구의 필요성

이제 우리에게 통일은 단지 희망사항이 아니라 목전으로 다가온 구체적 현실이다. 그

리고 이러한 통일도 목적 그 자체여서는 안된다. 이것은 통일의 궁극적 의미에 대한 깊

은 성찰이 더 요구된다는 것이고 이러한 성찰의 결과가 통일을 대비한 여러 영역의 활

동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이제까지의 통일을 대비하기 위한

논의는 정치경제 중심의 영역 편중적인 성격을 띄었고 사회문화 및 교육에 대한 논의

는 최근의 일이나 이 또한 여전히 추상적인 수준임을 부인할 수 似다. 이런 점을 감안

한다면 앞으로의 통일대비 논의는 보다 궁쿠적인 통일의 목적에 대한 성찰 아래 통일

이후 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심리적 스 %트럼을 아우를 수 있는 방법을 중심으로 지속

且다 구 논 가 할 剋 且 다. 통 후 문

중 통일비용의 논의에서 볼 수 있는 바의 시장경제체제로의 통합과정에서 파생되는 경

제적 문제도 무시할 수 었지만 보다 중요한 문제는 남븍한 주민간의 의식적 측면에서

의 이질감을 극복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통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한 정치경제

체제의 단일화와 같은 제도적 측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통일을 수단으로, 우리 민족 전

체에게 개개인의 자유, 복지, 인간존엄성이 실헌되는 사회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모두의

복지를 증진하는데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복지의 문제는 단순한 경

제적 측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의 진정한 
' 

통합감'(sense o f

int%r ity)의 형성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통일이후 한국 사회에서의 있어서 가장 큰 과제는 진정한 의미의 통합의식을

남북한 주민 모두가 실제적으로 공유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준비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 편, 특정 사회의 구성원이 그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와 태도를 받아들이고 비판하

는 과정(counter-60Ciolizaion:批判的 趾숍J{b)에서 일정수준의 통합감은 공유하는 것올 趾

合)(h 過租이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의식적 측면의 사회화를 위한 사회적 기제(social

mec hanism ) 중 가장 영향력이 있는 것이 학교교육이머 특히 社合짜는 바람쟉한 시민의

자질의 함양이라는 교과목적에 비추어 그 중심적인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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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통일 이후 남북간 주민간의 이질7-l· 극복을 통한 통합의식의 제고를 위한 빙'안은 학

AV 사회과 고1육을 중심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시민셩(citizel)Ship)이라는 사회

괴. ]]'<육복표의 새로( 개닙 정7]을 통해 구체촤피어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실제로 님·북간 7민41의 民族 同壹感의 회복은 통일읍 데니하는 7]장에서V 兮요한

문제이지만 통일 이후에는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 분1$하다. 특히 남북간 칭소년

간의 이싱성 극복과 統- 韓國)k의 形成이라는 7제는 학교교육을 통헤서 가장 효파적

으로 딜·성렬 수 있을 젓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사최과는 통일 이후 우리 시-회 대한

인식의 ]·g·향을 정하고 공昏체 의석을 형성한니‥는 사최과의 내재적인 특성싱· 다른 어떤

]]<괴.의 졍우보다 이 같은 문제해$l 파정에서 핵71적인 >할-E 
'힐- 

수 었을 짓으로 기대

핀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헤·결 과정이 바른 )-q·'항과 내용올 깆·기 위해서는 사최과 교육

의 보오)적VI <표 요소인 '

i]J리住' 계념의 의의외. 내용이 통일한1·f이리-는 I
i[1촤된 巷·겅

과, 지힝·하고자 하는 사회직 요구를 싣제적으로 干제촤할 수 있는 것이이이· 한다.

띠-라서 본 인구는 이 같은 t제 대한 기초적인 해결 1'·b'안을 구안하기 위헤 헌재의

사최과 교·H-%-표로서의 
' 

f'民·It 槪念 대한 批判的 考察괴· 이暑 근거로 한 市民性 niE

念의 -f·If定立파 그것에 기초한 구체촤 빙'언·, 즉 사회과의 성-빙·l%]을 시론적으로 제시하

는 데 /1 3적을 두었다,

1 . 2 연구문제외- 구조

이 V은 필요성에 의헤 본 연구에서는 통일 이후 우리사최에 예상되는 어러 가지

상쵱·져 냔1촤에 대처히·고 툭히 납북한 주민간의 통힙·감 제고를 위한 방인·을 학교 사최

과를 중심으로 {C의하고자 한다. 보다 3(체적으로논 사회과의 일반적 목표로 제시되는

시삔성 혹은 시민의 지·절파 판런하이 위에)t-l 제시핀 문제를 헤<1히·는데, 적극히으로 기

이할 수 있는 새로< 핵RL요소와 U- 구체최-;v-안各 모 섹하고자 한다. 이를 위헤 본 인구

의 제 2장에서는 새로운 시1꾄성 개님의 도출을 위한 에비작71 - 로서 사최과 교육의 일

빈-적 목표인 시민성 혹은 시먼의 자질 개넘애 대한 헌상적인 Ie의를 기존의 우리사회

과 교육과정의 (/)친과정과 사최기.의 이론적 Z육/W힝에 대한 분석을 봉해 정리하고자

한디-. 제 3장 서뇬 통일한국에서 요구되1 비.림·직한 교 육적 인 1상 혹은 시민의 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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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한 기존의 논의를 비판적으로 종합하는 가운데 새로운 시면성 혹은 시먼의 자

질의 새로운 목표요소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이어 4장에서는 試論的인 形態의 묫慷化

方案을 導出하기 위해 사례연구의 일환으로서 소위 새로운 국민형성(nation buildin g)이

필요했던 과도기적 상황의 미국과 우리나라 그리고 독일 둥의 사회과 교 육의 형성과정

및 운용방식을 개괄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다만 독일의 경우에는 사회과라는 교 과가 없

는 점(구 동독 지역에서의 과도기적 운영을 제외한다면)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논의

하는 趾솥詩규적 성격에 실제적으로 부합되는 정치교육을 중심으로 개괄적인 분석을 진

행할 것이다.

2. 사회과 교육목표로서의 시민성 개념

吉民性, 市民의 資貿 혹은 公民의 寶贊은 사회과 교육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적인 교

육목표이자 가장 일반적인 교육목표이며, 또한 사회과 교 육을 통해 양성하려는 敎育的

)t間像의 내용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민성 개념은 시대와 사회 그리고 논자에 따라 매

우 다양한 수준에서 多意的으로 정의되어 왔으며 심지어는 사회적 요구라는 미명 아래

특정 정치집단이나 계층에 의해 왜곡되어져 온 측면도 간과할 수 但다. 이하에서는 한

국의 사최과 교육을 통해 제시되거나 논의되고 있는 시민성 개념을 이제까지의 사회

과 교 육과정의 변毛과정과 이른적 모형의 검토을 통해 살펴보고 이를 통일 한국인의

양성이라는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시민성 개념의 내용요소를 마련

하는데 필요한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 

2. 1 우리나라 사회과 교육과정에서의 시면성 개념

해방 이후 미군정하에서 도입된 새로운 교과목으로서의 사회과는 이제까지 모두 6차

례의 개정작업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험재 각급 학교에 적용중인 젓은 제 6차 교

육과정이며 조만간에 2000년부터 적용될 예정인 제 7차 교 육과정은 시안의 확정에 이

어 교 과서의 집필작업이 진행중이다. 이하에서는 교 수요목시기부터 제 6차 교육과정기

에 걸친 사회과 교육과정의 내용들을 중등학교를 중심으로 교육목표와 교 육내용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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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한 기존의 논의를 비판적으로 종합하는 가운데 새로운 시면성 혹은 시먼의 자

질의 새로운 목표요소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이어 4장에서는 試論的인 形態의 묫慷化

方案을 導出하기 위해 사례연구의 일환으로서 소위 새로운 국민형성(nation buildin g)이

필요했던 과도기적 상황의 미국과 우리나라 그리고 독일 둥의 사회과 교 육의 형성과정

및 운용방식을 개괄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다만 독일의 경우에는 사회과라는 교 과가 없

는 점(구 동독 지역에서의 과도기적 운영을 제외한다면)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논의

하는 趾솥詩규적 성격에 실제적으로 부합되는 정치교육을 중심으로 개괄적인 분석을 진

행할 것이다.

2. 사회과 교육목표로서의 시민성 개념

吉民性, 市民의 資貿 혹은 公民의 寶贊은 사회과 교육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적인 교

육목표이자 가장 일반적인 교육목표이며, 또한 사회과 교 육을 통해 양성하려는 敎育的

)t間像의 내용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민성 개념은 시대와 사회 그리고 논자에 따라 매

우 다양한 수준에서 多意的으로 정의되어 왔으며 심지어는 사회적 요구라는 미명 아래

특정 정치집단이나 계층에 의해 왜곡되어져 온 측면도 간과할 수 但다. 이하에서는 한

국의 사최과 교육을 통해 제시되거나 논의되고 있는 시민성 개념을 이제까지의 사회

과 교 육과정의 변毛과정과 이른적 모형의 검토을 통해 살펴보고 이를 통일 한국인의

양성이라는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시민성 개념의 내용요소를 마련

하는데 필요한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 

2. 1 우리나라 사회과 교육과정에서의 시면성 개념

해방 이후 미군정하에서 도입된 새로운 교과목으로서의 사회과는 이제까지 모두 6차

례의 개정작업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험재 각급 학교에 적용중인 젓은 제 6차 교

육과정이며 조만간에 2000년부터 적용될 예정인 제 7차 교 육과정은 시안의 확정에 이

어 교 과서의 집필작업이 진행중이다. 이하에서는 교 수요목시기부터 제 6차 교육과정기

에 걸친 사회과 교육과정의 내용들을 중등학교를 중심으로 교육목표와 교 육내용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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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운잉상의 강-조1]을 간단히 요약히·는 가운데 긱· 시기에 감조된 시1;!1의 자질이 무잇

이있는지를 省론적- 로 정리하고자 한다- 딘· 교수도-목시기에 관한 부분은 사최과의 통

힙·이란 주XI]와 험-께 제 4장의 사레분석에서 더욱 더 자세하게 다루게 필 깃이어서 네

-

- 적으로 다소 중학되는 측변도 R)을 깃이디·.

2.1.1 사회과의 성립과 교 수요목기

1945<l 광복후 미군정청各 한국교육위윈최의 긴의吾 1알아吾여, 윌 17일 
' 

일반떵렁

4호'에 의해 중고등학교에서 공1;Il, 익사, 지리 骨의 사최과 괸·d 교과편제를 마런하

었디.. 이때, 공민은 일제시내의 수신과와 꽁59과를 폐지하31 새로운 시민을 잉·성하기

위헤 설치된 것이다. 이러한 a파핀제를 비.탕으로 군징청 )편수실의 핀수사들은 위윈최

를 조·직히·여 교 수요-목의 작성에 들이갔다. 그러딘 중 1946닌 9월 1일 미군징칭 학무국

의해 조직된 교 심의회의 질의에 의하여 새로운 g1주적 교과목 괸제가 미.린되었으

며, 이때 기존의 공민, 지리, 익사, 직업을 충괼·하여 9제한 
' 

사최셍苟·과'가 등장하였다,

이러한 펀제과정애서는 ·자 영역의 분리 의견도 있있으나 미히·의 덴버(DerIV이·)시의 깃을

참고로 교육과정의 -7형상 종합헝을 텍하玆다. 51 후 1947닌 면-에 시·최T셍苟·과의 교수요

A>-이 제정, 공A%있는데 톡히 공t/J영역의 목표는 다읍과 같디-.

" 

신AW<il-l;1J으로서 또는 재AE힌11J으로서 새로< 민족문촤 3설을 잎· JI 공1긴으로서

쟝딩-한 정치에 All·%1을 깆'게 하어, 향토개1괸-의 의V외- 자치정신을 잉·키 위하여 필요로

히-는 일반 i-민-&t%촬의 기초룰 습득케 한다."

교육과정의 요소) 측1신에서 신-피보면, 骨학2(의 경·Y-는 기-징, 지방, 국가에서의 공동

셍촬과 첵임(1힉·년), l/1주정치와. 의무(2학<CI), ]i,1과 겅제 및 %省· 개선(3학닌) 등읍 중

심F-로 d성되었다. 한 l 고x·학교의 경우는 -:·
f가 사최의 기1%l.l·과 사상(1학<0, 자A-경제 

·

외- 사최개선(2학6), /;·1닉과 사최(3학닌) -
'

d으로 구-성되였F-미 이러한 네용 구성에서 보

Ic3 >·)반적으로 신섕1한0의 d설파 공동제적 시12)) 익할·%) 크게 깅·조되었다,

Al.2 제 14 개정기 (1955- )

l[-)4 V{ 12句 31 J, l'/]骨 제8()효에 의헤 . 7-h.t/-1이 /j포yo)1 따라 Id녀-요목 제정 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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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규정을 제정하고 1955년 8월 1일에 각급 학교 
'

교 과과정'를 제정, 공포함으로써 사

최과의 공식적인 교육과정이 제시되었다.

우선 중학교의 경우에는 민주국가사회의 공민으로서의 올바른 인간관계를 유지 발전

시키기 위한 기능, 태도를 개발함에 필요하고도 기본적인 사항의 교 수학습에 우선적인
'

목표를 두었으며, 이것이 유능하고 충성된 대한민국 국민의 양성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다고 생각하效다. 이에 따라 중학교는 교육의 목표를 이해, 기능, 태도의 세 측면으로

나누어 진술하고, 민주국가에 대한 기본지식과 집단구성원으로서의 행동이란 측면의

기능과 태도가 크 게 강조되었다. 이는 진술된 23개의 목표 가운데서 13개가 집단 구성

원으로서의 자질에 관련된 것에서도 잘 드 러난다. 교육의 내용은 1학년의 공동생활 부

분은 교수요목기의 내용과 비슷하나 2학년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중심으로 하

는 국가생활을, 3학년에서는 민주주의와 국가와의 관계를 다루는 국제관계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특히 
' 

대립된 세계'란 장을 두고 있어서 6.25 이후의 냉전시대를 실감케 하

고 있다.

고등학교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중학교의 공민을 이어받아 기능과 생활에서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지만, 개념의 이해와 원리에 좀더 치중하고 있다. 민주주의 생활원리와 도

의교육의 강조는 목표와 내용구성의 양 측면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기도 하다. 특히 단

원마다 설문식 단원명을 구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학습활동에서는 교사의 재량이

작용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앴다. 각 학년별로는 1학년은 정치와 사회부분을, 2학년은

경제와 사회부분을 3학년은 문화와 도덕 및 사상 부분을 다루고 있다.

213 제 2차 개정기

1963년 문교부는 1955년 교과과정의 단점을 보완하고 사회변화를 고려하여 ' 교육과

정령'을 제정, 공포한다. 이 당시 교육과정의 특징으로는 계열과 범위(scope an d

se quence )의 개념을 교 육과정 구성에 도입하였다는 점, 생활경험을 중시하였다는 점, 교

과별 및 학년 목표를 제시하고 지도상의 유의점을 교 육과정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

이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시민교육의 핵심인 사회과의 교육과정도 변화하게 되였는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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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경우에는 공산 의에 뎨한 배격과 l 1주주의 오1칙 및 기능의 강-조, 국제친선과

펑촤 등이 목표로서 4-조되고 3학닌에서 인긴·과 시·최A4활, l;Il주정지, 겅제셍]쵤·, 문촤와

사최문 , 국제판계 등의 0원을 平이 시민교육을 하게 하였다, 지도상의 유의%]으로는

지식체게보다는 기능과 태도를 깅-조한 깃과 다양한 학(1칭] 의 사용과 셍苟·을 통한 17t

육을 길·조하였다.

고동학교의 겅우에는 공통필수인 
' 

일반시.최'외· 인분게 학섕1을 데상으로 한 
1 

정치직

제'를 중심A로 시면)11 이 이-5 졌디·. 민주주의의 진리, 5 ] 먼 쵤·의 힝·상, 조d의 2}

제적 지위 힝·싱' 둥이 목표에서 겅'조되고, 1핀주주의, 꽁산주의 비판, 개인과 국가, 국민

경제셍卷·, 국토긴섭, 사회문제, 1긴족문촤의 함상 등이 단원으로 자리집·았디.. 지도싱-의

유의주]에서는 겅 1을 중시하고 특히 학습의 국가 사최적 기여룰 크게 깅-조하였다-

이 시기 교 육괴.정의 주요한 븍징으로 꼽을 수 있{<- 것은 우선 교육과정을 동하여 국

토의 긴선을 깅'조하고 학습의 사회직 기여릅 강조하었다는 접이다. 이는 딩·시의 산려최-

외- 경제긴섣이라는 국가적 요칭이 반엉된 떼문으보 보인다. 이외- 힙-께 사최과 교육울

J;L는 이%<적 시각'이 교육과정에 반영된 깃으로 보인 7)이다, 즉 겅헙과 /y/촬을 깅-조한

것-E 교육힉-자인 존 듀이(Dewey)의 실- - T의적 경향이 반잉된 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내용이 구성에서 기본개넘의 수기- 중고동학교 공히 증가하고 있는 깃을 보면 이러한

55'<육시.조가 실제의 교육내- - 구성 서 . 반잉되있다51는 단인하기 어립다.

2.1.4 제 3치- 개정기 (1973- )

1973년과 띤74년에 각각 - 학교외- 고J A-힉-:dt 1칠로 개졍된 사회과의 111육괴.정은 1960

년대 미국에서 유헹한 히·st중소] 11(육과정의 잉힝·음 < s 반요. 깃으로 어지진다. 특히

이 시기는 10월 -8-신의 시기외· 집치게 %1미, 징A(L의 요칭과 의도가 2/1 어느 시기보다도

교육피·정에 크 게 ]
i
]j-잉%l 것으로 인식피]1 있디·. 3L채지으로 이 시기 고<육과정 상의 묵

표와 네- - 1길 지도싱-의 - h-의접과 A)·련된 - 징은 디-·( 과 같다.
r

중학·J)(의 깅우에는 정치, 깅제, 사최, 분촤. 제잉역의 71리적 이해가 깅-조되51 <·:·가의

자주독%3과 사회반 
·1에의 

기미가 깅'조되있다. 네- - 은 1 1주큐·의외- 정치, 국1;3셍쵤·과 법,

깅제셍省·, 겅제 /l])질, 헌네사회와 우리의 4횔·, 인+i-사최의 이러문제, - (리의 사벙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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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정치졍제]와 [사회문화]로 나뉘어져, 민

주주의의 토착화, 법질서의 존중, 경제의 이해와 경제발전에의 이바지[정치경제], 맨족

문화의 창달, 근대화와 사회문제의 이해(사회문화) 등이 목표로서 강조되었다. 이를 구

체화한 교육과정 요소는, [정치경제]의 경우, 우리나라의 현실과 민족중훙, 우리나라 민

주정치, 우리나라 헌법. 국민과 법률생활, 국민경제의 성장과 순환 등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사회문화]에서는 우리나라의 현실과 민족의 진로, 우리의 사회와 문화, 개인과

경제생활, 사회변동과 근대화, 국가의 발전계획으 구성되였다.

지도상의 유의점으로서는 다양한 학습방법과 생활의 언계는 이 시기의 교육과정에서

도 역시 강조되고 있으나 학생 스스로의 문제발견과 처리라는 점의 강조는 이 시기 교

육과정의 중요한 특성이다. 이는 탐구중심, 학문중심 교 육과정의 영향때문인 것으로 관

단된다,

이 시기의 교육과정에서는 전반적으로 국적있는 교육이 강조되고 
' 

우리의 사명', 
' 

우

리나라의 현실과 민족중흥', 
' 

우리나라의 현실과 민족의 젼로' 등이 강조되였음은 당시

교육과정에 국가 혹은 특정 정치집단의 영향이 매우 컸음을 반증하고 있다. 이 시기 교

육과정의 또다른 특징은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부각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경제개발

시대의 사회상의 반영이자 사회적 요청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2.1.5 제 4차 개정기(1981 - )

제 5공화국 초기의 교육개혁과 인간중심 교 육과정 이른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것으

로 어겨지는 이 시기의 사회과 교육과정은 학생의 학문적 성장 뿐만 아니라 개인적, 사

회적 성장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시기에 국민정신교육이 강조된 것은 특기

할 만한 項이다.

중학교의 경우, 정치, 경제, 사회의 제 헌상에 대한 체계적 이해와 탐구를 강조하고

자선과 국가에 당면문제에 대한 해결을 진술하고 있는 것은 제 3차 개정시의 특징과

비슷하다. 내용의 구성 역시 3차 개정기와 대동소이하다. 다만 공민의 영역이 1학년과

3 학년에 흩어져 다루어兎다는 점이 특징적이나 그 이유에 대해서는 사회과 교육과정의

종합화와 통합의 강조가 제시되었음에도 이외의 의미있는 근거를 찾아 보기 험들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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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교육목표 진술과 지도 및 평가 상·의 T-의점이란 항목에서 지역사회의 특성과 학

교 의 실정을 고러한 교육과정의 운엉을 서술하고 있는 점이 눈에 된다,

고 등학교의 경우애도 중학교와 비슷한 목표를 지니변서 사최 l, 11로 나누어저 교육파

정이 구성되고 있디-. 어기서 사회 1은 공통뮐수 과목으로시 이기에는 올바른 시-회셍활,

개인과 사최/셍唱·, 우리나라의 민주정치, 국민A촬과 법, 겅제A촬, 한1뎨사최와 국민복지

등의 6게 단원으로 구성되었고, 사회11는 사최헌상의 과학적 인식, 언긴-과 문화. 국가와

정치, - 리니.라의 헌법, 국민겅제의 5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1.6 제 5차 개징기(1987- )

우리나라 교육게헉에 데한 요구의 일촨으로 이루어진 제 5차 교A과정 개정에서 사

최파는 기일성격이니- 내용구성에서 커다란 빈화를 가저오지는 僧效다. 사회헌상에 대

한 체계적 이해외- 자료수집 및 문제해질의 깅·조, 지억의 특성에 대한 고리외- 사최문제

에 대한관심 및 민주사최의 시민적 테도 둥을 강조힌· 項 등도 4차 정기의 목표와 거

의 비슷하다. 또한 내- A 측{된에서도 骨학고<는 인간)%A촬과 사최힌상(1학노0, 국민)&A촬

괴. 정치, 국1핀생횔·과 법, 인간과 겅제 촬, 인간과 사최문화생촬(2학넌), 우리나라의 1핀

주정치, 국민宅제와 국민섕]苟·, 우리나라의 깅제, ·1데사최의 성격과 우리사최의 문화.

1살전하는 우리나라와 미래사최(3학닌) 든으로 구성되어 4차되- 톄동소이하다. 고 둥학교

의 겅우에는 [정치경제]외- [사회문회.1로 나뉘어저 [정치겅 1는 띰수공통으로, [사최문

화]는 인문게에서 이수되었다. [징치징제]는 정치힌싱·의 인식, 민주주의와 징치, 국가와

정치, 우리나라의 민주정치, 가게,기업 및 시장, t·r민겅제의 구조와 순촨, 5 f제경제와 적

발전, 우리니-라의 경제 등으로 구셩되었고, [사최문화]는 사회호1상과 사최과학, 개인

괴. 사최)Al활, 문촤의 특성과 변동, 사최와 빕규·보], 힌대사최외. 복지)W환 등으로 구성되

어 있다,

이 시기의 교육파정에서 주목管 만한 짐은 목표진술과 지도상의 T-의점에서 의사결

정이리·는 2어가 등장하고 있는 점이미 이는 사최팀·구를 깅-조하는 사최과의 이론적인

흐름이 포1-리적인 의사걸정 능력의 배잉7으로 번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특히

고동학교[정치절제]의 목표에서 합리적 사고럭과 의사걸정 능럭의 배앙을 강조하고 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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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서 의사결정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진술하고 있는 것이나, 중학교에서 문제의 파악

과 사회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강조한 戌 등은 이를 잘 드러내 주는 사항들이다.

217 제 6차 개정기(1992- )

초등학교와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의 순서로 1992년 6월, 9월, 10월에 각각 확정 고

시되어 현재 적용중인 제 6차 사최과 교 육과정에서는 학교급별로 사회과의 목표인 시

민성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개념화하고 있다. (교육부, 「교육과정 1 」 ,
1992> 즉, 초등

학교의 경우는 
"사회적 

사실과 현상에 관한 기초적 지식을 익혀, 우리사회의 특징을 이

해하게 하고, 사회생활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판단능력을 길러. 개인과 사회, 국가 및

인류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 중학교의 경우에는 
"사회의 

여러 현상을 통

합적 시각으로 이해하게 하고, 우리 사회의 문제점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긷러, 개인과 국가 및 인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고 등학교 사회과에서는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펄요한 사회의 여러 분약의 지

식과 탐구방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게 하고, 사회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하여 지식을

촬용하는 기능을 익혀, 자신의 앞날을 개척하며 사회와 국가 및 인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바람직한 민주시민"으로 시민성 개념을 구체화하고 있다.

한편, 내용의 구성에서도 중 · 고 등학교 공히 단순한 지식 나열적 교과서에서 벗어나

려 교육과정의 구성에서 크게 노 력한 점이 보인다, 실제, 1995년부터 사용되는 중학교

사회 1이나 현재 개발중인 공통사회의 교과서에서는 탐구의 절차와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한 논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한 예로 중학교 사회의 경우 탐구활동 사례가 교과

서 내용으로 구성된 것은 과거에 비해 매우 획기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가치태도의 측면이 교 과내용에서 크 게 강조되고 있다는 점 역시 그 이전의 교

육과정 내용과는 다른 점이다, 예컨대 [공통사회]에서 경제의 윤리와 정의의 문제를 내

용으로 취급하고 [경제]에서 각 경제주체의 시민적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점 등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조영달,1995, 교 육과정.1986)

6차 개정기에 이르는 사회과 교육과정의 번毛과정에서 시기별로 강조되였던 시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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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님과 구성요소를 다시 봄아 정리히-1곈 다읍과 긷·다.

'A'

소1샘1국민으로서 또는 생1국민으로서 새로흘 IS족문파 건설을 앞두고 공민으로서

정당한 정치애 판심을 갖게 하어, 
'헝·토개발의 

의무외- 지히정신을 베잉·키 위하어 필

요로 하는 일반 공민생촬의 기초를 습득케 한다.

'A' 1핀주국가사최의 공1권으로서의 올바른 인간관게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기능, 태도

를 개1身힘·에 필요하고도 기본적인 사힝·의 고t수학습

'l' 

민주국가에 대한 기본지서과 집단구성원으로서의 행동이란 측먼의 기농과 태도, 집

단구성윈으로서의 자짇

'A'

공산주의에 대한 베격)%- 민주주의 오)칙 및 기능의 깅-조, 국 친선파 핑촤 동이 목

표로서 깅'조

A' g-토의 긴설과 학습의 사최적 기여를 강조

'A' 

정치, 경제, 사회, 문촤 제잉역의 원리지 이해, 국가의 자주可%9과 사회발 )에의 기

여

'A'

민주주의의 J표착·촤, 법짇서의 존중, 경제의 이해외- 겅제발전에의 이비-지, 민족문화

의 칭-달, 근대촤와 사최문제의 이헤

'{ 

학문의 성장 뿐만 아니라 개인적, 사최적 성장도 강조

i 사최헌상에 대한 체계적 이해와 지료수집 및 문제헤질의 강조. 지역의 특성에 대한

고리와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 및 민 사최의 시먼적 태도

% 힙'리리 사고력과 의사짐정 능력의 배잉·읍 강조

이 건-이 정러된 내용을 토대로 - 리 사최과에서 강·조핀 시 9성의 개념은 초기에는

신셍5(기의 긴셜과 경제개曾에 대한 궁정적인 네도와 의지라고 볼 수 R)f-며 띠-w라서

셍촬깅휩과 실제적 지식, 친사최적인 가치테도 등이 상내적으로 깅·조되었디-]7 볼 수 있

디-. 이에 비해 최근에 들어 수록 특정 7]단이나 정부의 중점 시책에서 비룻되는 사회

적 A구-기· 비-림·직한 시민의 자질이 되기 보다는 J;L디· 且%3성괴- 일반성合 깆·춘 구성요

소들이 지식, 기능 및 가치베도 영역으로 니.누1어 제시되고 있으며 管리적 사고력고1. 의

사결정 능력의 강11드 시민성의 개넘 중 시1 l 계인적 측면의 내용들이 깅·조되고 있읍

. 알 수 있다. 이 v·은 내용들을 3L조촤하여 보먼 시민셩 개님은 수탄과 목표로 나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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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져 시민의 자질을 양성하는 데 필요한 수단으로서 社 샤J畢的 知識의 體系的 理解와

그젓에 기초한 우리 趾잡 問遇의 理解 및 鬪恩解決能力을 적시하면서 그 도달점으로서

의 민주시민을 바람직한 시민의 자질로서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6차 개정시기에 이르기까지의 사회과 교육과정은 때로는 적절한

수단의 제시없이 당위적인 수준에서 시민성의 구체적언 상을 미리 설정하고 이의 형성

을 위해 요구되는 가치태도적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했는가 하면 최근 돌어서는 의사결

정력의 제고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 전단계로서 사회과학적 지식과 이론의

체계적인 학습을 너무 강조한 까닭에 현장에의 적용과정에서 실제로 목표전술에서 요

구한 우리문제의 이해와 해결과정에는 진입조차 하지 못한 결과를 낳고 있다. 물론 여

기에는 입시위주 교육올 위시해서 교 사의 자질, 그리고 '

문제'를 교 육 내용화하는데 대

한 헌장과 학부모의 부정적 시각 등이 r-1욱 더 큰 영향 요인임도 무시할 수 없다.

요컨대 사회과에서 지향하고자 했던 시먼서의 내용이 담긴 사회과 교 육목표 혹은 강

조점들은 목표와 수단과의 괴리가 컸고, 당위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적 요

구가 시민개인의 성장이라는 측면보다는 시기별 정치권력 담당자들의 자의적 의도가

많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들어' 그러한 면이 많이 개선되고 있기는 하나

역설로 최근의 사회과 교육목표에서는 우리사회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균형적인 전망

이 오히려 사상되고 있는 점도 간과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누구나 당연시하는 통일이후

사회에 대비한 시민의 자질 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제까지 우리의 사회과는 단지

' 

많이 다르고, 따라서 우리 보다 못해 보이는 북한사회를 확인하고' 그러나 적극적인

통일에의 고려보다는 ' 북한 스스로의 자멸에 따른 자연스런 통일에의 기대'를 심어 주

는데 기여했을 지 모르지만 통일문제를 잔지하게 고 민하고 그에 필요한 자질을 적극적

으로 갖추고자 했던 점은 찾아 보기 힘들다. 물론 남한사회라는 제한된 상황에서의 문

제에 대해서조차 부정적인 시각을 벗어날 수 없는 여건에서 
' 

담장의 문제'가 아닌

통일을 대비한 시민의 자질에 대한 겊은 고 려가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스런 일인지

도 모른다.

그러나 시민교육의 중핵교과로서의 사회과의 위치와 성격을 다시 한 번 고려한다면

통일문제에 대한 보다 점진적이고도 구체적인 고려가 앞으로서의 사최과 교육목표의

설정에서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으로도 당분간은 이러한 毛화를 당분간



146

유보혜야 管런지도 모른다, 왜냐햐변 2000넌부터 적용털 제 7차 교육과정에서의 사회과

에서는 다른 교파외.는 달리 
' 

사최변촤를 주도하는 l 1주시민의 자질 육%'이 특벋히 명

시되어 H)으나 구체적인 학고<g널 시·최괴· 교육목표에서는 초骨학교에서 ' 

창의적 자세'

, 중학교에서의 
'

공骨셍촬에의 자발지 참이". 그리고 고骨학교에서의 ' 

사회공동문제 해

결에의 참여"와 같이 참어 혹은 사회적 행동을 새롭게 강조하고 있을 昏 이 같은 교육

을 빌은 학$듣이 헌실로 반아들이게 꾐 통일한국에서의 시민적 자질에 대한 고리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실정이거 떼문이다. (최벙모, 1938, p. I l)

이런 점들읍 감안하먼 본 연구에서 구체촤하러 시도하는 통일이후 시민성 개념의 제

정립이라는 언구주 는 멍실 공히 우리 사최과의 A[표 속에 통일에 대한 전밍·을 구체

화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고 특히 최근들어 논의가 진헹되고 있는 남북한 표준교육과

정의 개빌·곽 관련하여 그 싣미-리를 제W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데퇸다.

2.2 사회과 교육모헝에서의 시민성 개념

사최과 고t육모헝은 사회과의 목표외- 내용 및 5i(수학습 빙-빔상의 특징에 따라 대개

디·싯 가지로 분류할 있는 비- Ih'民·注 傳遠模掘, 社 샤J學 模遷, 反省的 探究 模堅, 側

A發達 模遷 및 社含批判 模遷이 그깃이다. 이러한 다섯 가지 모형 중에서 본 인구에서

는 특히 잎'서의 세 가지 모형에서 진제된 시민성 혹은 시민의 자졀 개념에 대해 살펴

볼 것인 바 이는 이들 세 모형이 인장에서 이루어지는 사회피. 교 육헌상을 가장 잘 게

2화하고 있는 젓으로 검증되었기 때문이다, (Barr, Barth au d Shennis, 1978) 이들 모형

들은 CI 진제와 문제의식이 다소 상이히·지만 i-통적으로는 사회과 교육의 결과로서 기

대되는 이상적인 시민상과 이를 성취하기 위한 사최교육적 처방1·u·식이 제시되어 있다.

2.2.1 시민셩 전닫모형(Citizenship Transmission Model)과 시민성

시5.1성 전달모힝은 시·회과 교육의 네- - 직 A(표로서 비-립·키한 사최Al활음 진제하고

있다, 그리고 원만한 사회A촬을 엉위하기 위헤서는 사회적으로 올바론 가치를 이해하

고 이를 네제촤하고 있어야 한다고 주징-한다. 그리하이 많은 사회서 문 는 시민으로서

의 지너야 할 기본적 불뻔 기·치가 l- 7)달되지 일'있·음을 빈-증하는 깃이라고 본다. 이



147

L

團

등, 동정(compassion)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이러한 추상적 가치의 전닫은 물

론 특정 사회가 가진 특수한 가치, 예컨대 유교적 가치, 프로테스탄트의 가치 등도 전

달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리고 이러한 가치의 전닿을 위해 다소의 사실 왜곡을 용

인하는 측면도 있으며, 방법상의 측면에서 학생 중심의 가치탐구를 허용하고 있으나 궁

극적으로 
' 

전달'되어야 管 가치는 일정정도 불변하며 이 가치 자체의 변경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요컨대 시민 전달모형의 문제의식과 주장에 따르면 시민은 특정사회가 받아들이는

가치 혹은 영속적인 가치를 생활화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시민 스스로가 그러한

가치를 설정하거나 심지어는 거부할 자유를 갖고 있지는 않다고 전제하고 있다. 요컨대

시민성 전닫모형에서 상정한 시민의 자질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가치를 내재화하고

이를 생활 속에서 실毛하는 사랖이며 이러한 가치는 사회에 따라 상대적일 수 있음을

전제한다.

2.2.2. 사회과학모형(SocIal Scienbe Model)과 시민성

사회과학모형은 시민의 자질로서 사회현상을 과학적 방법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중시

한다. 이들은 사회현상을 과학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이 길러지면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길러진다고 전제한다. 그리하여 사회과 교 수학습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은

사회과학자들의 사고방식을 익힐 수 있어야 하며 이 같은 과학적 사고는 일상적인 사

고 예컨대, 직감이나 경험 혹은 부분적인 사전의식에 의존한 사고보다 우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요컨대 사회과학 모형에서 이상적으로 파악한 시민상이란 주위의 여러 사회

헌상을 사회과학자들의 탐구방식에 따라 이해하고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

한다. 이를 위해 사회과 교 육과정은 개별 사회과학의 구조 즉 개별 사회과학의 기본개

념과 그 개념이 적용된 바의 탐구절차를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그

러나 이 모형은 1960 년대 이후 가장 많이 제시되고 적용된 사최과적 모형임에도 불구

하고 이것을 수단으로 지향하려는 시민성의 함양이라는 목표와의 관련성 속에서 그 적

힙성을 보여주기가 매우 곤혹스런 모 형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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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반성적 탐구Y형 (ReflectIve Thinking or Inquiry Model>과 시

민성

Al환에서의 문제헤걸력을 중시하는 반성적 팀·구모헝의 전헝은 듀이 게서 찾아 볼

수 있다. 듀이는 문제해결은 상·훤-의존적이라는 점파 사림·들은 각긱'의 싱·쵱·에 데처하기

위해 憎커但이 문제해결의 과정에 속해있다는 접은 지적한다. 그에 의하면 문세를 해짇

하는 방식은 시행칙·오적 빙·법과 반성적 혹은 과학적 빙·법이 있는데 일빈-인은 데부분의

7 해질 상힝에서 전자의 닝)에 의존하는 빈·민, 후지.는 과학자들음 중심으로 특정한

걸과외- 결괴.를 일으키는 요인시.이의 괸계를 실헙직 1·g'식에 의해 割-히 데이 분제를 헤

결한디-. 그리고 이러한 과학자들의 반성적 문제해길과정은 문제의 인식, 잠정적 가설의

헝성, 헌 사테의 조사, 가섣의 정련, 가설 검중의 다섯 단계로 개1스촤하고 있다,

따라서 듀이가 릴하는 반성적 사고의 핵심은 문제해짐과정에 과학적 절차를 적용해

녕을 의미하고 이외- 함께 문 헤걸과정에는 필히 가치평가가 개잃되게 딩으로써 기존

의 가치에 대한 혜석과 변촤의 고].징이 M윙을 지직하고 있다. 요컨대 y이의 반성적

담구모'헝은 시민의 지.짐로서 생촬문제를 해결하는 능럭이 중요하다는 접읍 지적한 것

괴. 몬x]1의 해길과정은 과학적 팀·구의 적용에 의한 A<l·린 지식의 이해와 가치의 해석 촬

동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히.고 있다.

이상의 세 가지 이론적 모힝은 그 자체로서 징·단접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띠-른 유용

성과 한계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리51 실제의 사최과적 활동은 이들 세 가지 모헝이

혼힙·된 경우가 보다 일)숀적이다. 그1-럽에도 비<l<A 이5 화후1 세 가지의 사최파 교육모형

의 검토 서 확인한 수 있는 비-의 시빈성 혹은 시121의 자필은 사최적으로 통용되는 가

지의 내제촤와 )g촬에서의 친, 사회)i% 혹各 사최 }싱·의 이해와 헤건씽'안의 모 색을

위한 시.최과학적 지식의 구조적 이해, Lf 리고 구·체적인 문제0레에서의 분제해결 혹은

의사걸정력 등이다. 따라서 사회과적 목표의 내용요소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이 같은 일

빈-적 요소가 주요한 분류영익적 의의를 가질 수 있어이· 曾 젓으로 /셍각힌·다. 왜냐하면

앞에서 제시한 시빈적 자질의 내용들은 사최과의 내재적인 특징으로서 사최과의 존재

의의暑 가능케 하는 요소들이기 떼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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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새로운 시민성 개념의 탐색

앞에서 구체적인 사회과 교 육과정의 목표 분석과 사회과 교육모형의 분석을 통해 우
'

리는 사회과 교육을 통한 시민의 자질이 크 게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가치의 내재화와

생활에서의 실천, 사회문제 혹은 사회현상의 이해와 해결방안의 모 색을 위한 사회과학

적 지식의 구조적 이해, 그리고 구체적인 문제사례에서의 문제해결 혹은 의사결정력 등

으로 구성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시민성 자질과 관련한 이 같은 일반적 목표영역은

사회과란 교 과가 성립되어 현장에 적용되어 오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가지게 된 기능

적 특성을 개념화하고 있는 것이므로 통일 이후의 시민성 개념의 설정과 관련한 논의

에 있어서도 기존의 논의를 분석하는 준거로서 뿐만 아니라 이를 비판적으로 종합화한

결과를 제시하는 체계화의 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젓이다. 이하에서는 1절에서 통
w

일이후 기대되는 바람직한 시민의 자잘 혹은 시민성의 내용요소와 관련한 기본의 논의

를 분석하고 2절에서는 이를 분석하고 기존의 사회과적 목표영역을 기준으로 새로운

시만성의 내용요소를 체계화 할 것이다,

된

3. 1 새로운 시민성 개념의 내용요소에 대한 기존의 논의

통일이후 요구되는 새로운 시민의 자질에 대해 단편적으로 논의된 것은 많다. 그러나

사회과 교육 혹은 시민교육의 범주에서 비교적 체계적으로 논의된 것은 그리 많지 않

다. 이하에서는 이 중 세 사람의 대표적인 논의를 개괄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먼저 통일시대의 새로운 사회과 교육의 정렵이라는 주제하에서 손본호 교수는 시민

성 개념의 본질을 민주시민적 자질로 파악하고 이제까지의 분단된 현실이 진정한 의미

의 민주시민적 자짇의 형성을 위한 교 육에 직접적인 장애요인이었음을
.

지적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는 통일을 실질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민주시면의 자질로서 인간의 자유, 평

둥, 존엄성에 대한 존중 등의 민주주의의 기본가치에 대한 확신, 민주주의적 기본가치

이의의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차이를 수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 혹은 통합적 인격

(다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관용성),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헝동할 수 있는 인격의 형성,

책임을 지고 의무를 다하는 태도의 형성, 공정하게 제정된 법이나 규칙을 지키려는 태

도의 형성 둥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시민성 개념의 일반적 내용요소를 민주시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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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짇이라는 측면에서 잘 정리하고 있다.(손봉호, 1990)

통일 이후 시민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의 제시를 위헤 가장 접중적이고도 계속 인 인

구를 하고 있는 박各헌 교수는 1994닌의 기초언7애 이어 1997넌의 통일애 데비한 毛

주시민교육의 방힝·모섹에서는 통일이후 민주시민교육의 교육과정을 포管적으로 제시하

고 있다. 먼저 통일대비 표준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중 교육3표외· 비·람직한

인간상에 대한 내용에서 통일한국에서의 바람직한 시민의 자질에 대해 언骨하고 었는

바, 여기서는 잎·서의 조엉달 교수의 긴해를 전폭적으로 수용하어 표준교육과정의 크(육

이념과 목표를 공동체적 시민성의 함양에 두고 있다. 이러한 공동체적 시민성의 구성요

소로서는 공동체적 정체성, 합리적 의사소통, 지·기길정 이익추구 등을 들고 있다, (박

용헌 외,1924,p.190)

또한 박용힌 교 수 1997넌의 -計에서 민족교육괴· 민주주의 교육이 지향하는 가치를 조

촤7;-게 구헌하고 니·아가 통일한국의 건셜과 발전을 위해 요구되는 빈족의 통합과 번엉

의 과엄을 달성할 수 있는 세로운 민주시민교육의 상위목표로서 正體惟의 確立, )<間의

尊嚴性과 i興實現의 i劉直 具現, 多元性의 尊重, 共1司善과 표義寅現 그리고 )%k類愛와

- 

11界7和 통의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 중 특히 정체성의 확립은 민족주의 교육

과 민주주의 교 - 의 W통적인 일차적 목표이자 우리의 겅우 남북통일의 당위성을 팍인

하고 세로운 의미의 공동체 의식을 힝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린해 준다는 의미에서 메

우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었다. 그리고 나아가 정체성의 확립은 동질성 확립이라는 의미

로서 통일전후 시기에 한정된 깃이 아니라 정체성이 자주성과 주체성을 헝성하는 바팅·

이 됨으로써 앞으로 진게뒬 개씩-촤, 정보화, 세게화의 조류에 능동적이고 선도적으로

침·여하고 기어할 수 있는 기본적인 목표로 보고 있다. 이의- 함께 그 는 통일을 데비한

민주시민 교 육의 파제를 통일촉진 고L와의 과제와 통합교육의 피.제로 나누고 통일촉친

교육의 과제에서는 세로운 시1긴성의 요소 외. 관련하여 통일에의 현실적, 합리적 접곤방

식에 의헤, 검손, 존중, 정직, 예질, 신의, 사려 등의 기본 도너성, 자율성, 관귐-성, 융통

셩, 빙-성, 합리성의 존중, 근먼, 성실, 진취. 팀·구, 창의 등의 실용성 그/-리고 북한 주민

의 가치의식 성향의 이해 동을 인7하고 있다. 통힙-교육의 과제부분에서는 개인적 가치

외-외- 사회 가치간의 조촤, 걷등과 문제의 민주$] 해결능력 둥을 언骨히.고 있다,

한편, 통일 리후 민주시빈교육에서 가장 강조해야할 목표로서 7동체적 정체성파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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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적 의사결정력을 들고 있는 조영달 교 수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요소를

기본지식, 지적 기능, 민주적 가치습득과 태도형성, 민주사회에의 참여 등의 영역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간략한 개요는 다음과 같다.

첫 째, 기본지식의 영역에서는 민주사회의 시민은 지역과 국가 및 세계의 물질적 몇

사회적 제 관계에 대한 지식과, 정치경제적인 지식, 사회적 상호작용과 문화에 대한 지

식 등을 지너야 한다.

돌 째, 지적 기능 영역에서는 현명한 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회적 탐구 기능과 집단 구

성원으로서의 행동기능을 익혀야 한다. 이에는 문제를 인식하고 분석 종합하며 바람직

한 대안을 탐색하는 지적인 기능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고 여론을 형성하

며 칩단구성원으로서 집단에 협력하는 기능 등이 포함된다.

세 째, 민주적 가치습득과 태도 영역에서는 인간의 존엄, 책임을 전제한 자유, 표義,

경쟁을 통한 효율성 추구, 합리적 이익추구의 자세 뽄만 아니라 이러한 가치를 반성적

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인 가치탐구의 태도 역시 강조되어야 할 정의적 영역의 내용요소

이다.

네 째, 민주사회에의 참여 영역에서는 시민적 참여기회의 확대와 이를 통한 시민성의

훈련-학습 등이 제시되고 있다,(조영닿, 1995, pp.29-30)

이와 함께 그 는 통일 직후 만주시민교육(학교교육 및 사회교육의 차원을 포괄하는)의

목표를 공동체적 시민성의 함양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해 공동체적 정체성의 확립과 민

주적 의사결정 능력의 배양을 구체적인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조영달 교수의 통일교

육모형은 통일직후의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최근에 사회과에서 핵심적으로 논의

되고 있는 의사결정 모형을 새로운 통일시민교육모형의 내용구성과 교 수학습 방법의

구안에m 적용하고 있어 본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데 이를 간단히 정리해 제시하

면 다음과 같다.

이 모형의 의의와 관련하여 우선 통일 직후 민주시민교육 모형으로서 제시된 민족공

동체 시민적 의사결정 모 형욘 민족공동체적 정체성과 합리적 이익추구의 조화를 추구

하는 교육모형으로서 이는 통일 직후 한국사회의 최대과제가 될 것임애 틀림없는 남북

한 주민과 사회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사회적 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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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학제피- 사최촤 과정에 대한 논의를 종省-해 볼 때 북한 주민의 정우에는 집단적

동일시에 능히·며. 지-기중심$] 의시-경징에 취약한 빈·면, 한5L민의 겅우에-는 싱-쵱·에 대힌

개인적 판단능럭과 개인적 이의추구T에 능하다는 주]이고 다-邑 한핀으로 북한 주민들의

겅우 좁은 11택의 폭 속에서 위로부터 네려오는 정IL에 의헤 의사짇징을 헤 온 반먼,

한국민의 경우에는 싱·대적으로 다잉:한 정보를 근거로 자기첵임하에 의사결징을 하고

있다는 조]을 지적할 수 있다, 이d 이毛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주민에게는 상

내적으로 자신의 이익에 따라 합리지 의사겯정을 내릴 수 9)는 능력음 배양하는 것이

필요하고 한국빈의 겅우에는 꽁동체적 정제성의 확립이 우선시 되어야 힐· 필요가 있는

데 이러한 두 가지의 요구를 공동체시빈적 의사결정 모힝이 적절히 수- - 하고 있는 것

으로 파익-된다.

이 같은 교 육모형의 구체적인 교육목표로서는 민7시민적 의사길정력의 
'힘·잉·과 

공동

체적 정체성의 힘'잉: 그리고 합리적 의사소통 능력의 제고를 들고 있는비- 이 갑은 목표

들은 관런핀 논의에서 부분적으로 제시시이 -F 것들이다. 이 중 민주31 의사결정럭이

란 자신이 가치昏게 며기는 깃을 분벙히 인여할 수 있고 이를 비-팅·으로 체임있고 현멍

한 지적 판단에 이르는 능릭의 배양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사걸정과정은 가치핀·단파정

파 이를 전제한 의사결정파정으로 나눌 수 있는데 기·치판단과정은 선호하는 가치룰 선

택해 보고 이를 디·른 어타의 시-데에서 제의·인하는 과징애서 쇼스로 멍료화하고 공언하

는 파정을 포함하며 의사걸정피·정은 7제를 인식하는 탄게, 다양한 대인·의 팀-색단게 그

리고 행동선텍과 실 1의 단게로 진헹된다. 한핀 공동체적 정체성의 힘·잉·이란 묵표는 남

북한의 이릴성을 극복히.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기 위한 직집적인 목표로서 남북한 합의

의 흐Ir%이나 한1긴족의 억사문화적 진통各 준거로, vI족촤외. 빈주촤를 내덜-으로 적싱-될

수 3)는 섯이디-. 그리고 세빈쩨 <표인 합리직 의3소통 능럭은 기본적으로 시.최전체의

복지룰 지향하먼서 , 사회셍꽐에 참여하는 각 단의 이해를 고러하고 상대방과의 헙상

을 통하여 공-吾-의 관심사를 추출힘-으로써 함의에 이旦는 의사소통 범·식을 의미한다, 그

리v 이러한 의사소통 농%1은 잎-서의 平 목표에 내한 기본」L건을 힝성하고 있기도

힌·b.

이어 /1 는 이러한 공동체시민직 의0걸정 At힝의 적용을 위한 교육과정 요소와 Al수

학습방빔을 제시하고 있는 바, VI't육과정 요소의 겅-(에는 이를 기본지식과 지적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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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민주적 가치습득과 태도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으며 교 수학습의 방법에서는 최근에

사회과 교육에서 논의된 바의 의사결정 모형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절차 혹은 단계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교육과정 요소에서는 사회과 하위영역 별로 매우 구체적인 내용

요소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를 4표1%로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표1 공동체시민적 의사결정모형의 교 육과정 요소>

l ‥‥ l ‥‥ 1割빙崇1 ·‥‥ ]
l,.., .... j럴葛]뇨, ; (
) A<t,할1 尉以갑L l l l
l 국제관계, 旻 와 l 전제나 가 발견. l 간 존 l l

' "'" 

田伊‥ 除헝·,芽
雪' 기

의견 차 과 공통점 발견하 l l l

l,.,...A, 君店꿈 A, ! l

3.2 비판적 종합

이제 통일 이후 요구되는 시민성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가안적인 형태이나마 이를 제

시할 단계이다. 구체적인 내용의 제시에 앞서 형식과 내용의 측면에서 그것을 담을 그

旻의 모양을 일정정도 잡아 놓은 일이 선행될 팰요가 있다.

우선 우리의 논의가 사회과 교육을 통한 통일한국의 시민성 骨양을 염두에 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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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세로운 시민성의 요소는 사회과 교 육의 전통적인 목표잉역인 지식, 기능 및 가치

테도 영역 구분과 양립할 수 있어야 管 것이디·. 다음으로 고 리되이야 할 중요한 점은

통일이후의 시대기- 21세기과 맞물리 있는 접과 여기서 제시하고자 하는 새로운 시민성

의 요소는 통일직후의 단기직 싱·힘에서의 이칠)]- 극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적합

한 것이이야 할 뿐 아니라 장기적인 측먼에서 우리사회가 지향하는 짐들을 답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톨에서 보번 앞서의 절에서 분석한 새로운 시민성의 내- 시와 관련하어 손

봉호 교 수는 가지테도리인 측먼과 통일직후의 단기적 측면보다는 통일된 우리사최의

지향7]을 명싣상부힌· 민주시민사회로 규정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는 새로운 시민성 요

소의 제시라기 보다는 우리가 맞이힐· 통일한국이 이제까지 딩-위겨으로 제시되고 적 -

된 비. 있는 121주시민사최를 실제적으로 가능케 하는 촨겅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전제하

에 민주시민사회가 본래직으로 의도한 기본가치를 시민교육의 측민에서 재화인하고 있

는 젓이다. 다만 얼린 마읍 혹은 통합적 인걱의 형성을 강조하는 부분에서는 헌대사회

의 가치 상내화에 따른 다윈성을 고리에 넣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납한사최에의

직4적인 적용을 넘어 남북간의 이질감을 극복힐· 수 있는 시민성의 요소로서도 과악되

고 있다.

한핀, 박용힌 교수는 이집성 극복을 위한 통합2Ct't육의 과제로서 개인적 가치와 사최적

가치긴-의 조촤, 갇듕과 문제의 민주적 헤項능력 동을 제시하고 있는 이깃은 과제라기

보다는 우리 논의에서 주목하고 있는 바의 새로운 시1핀성의 요소라고 볼 수 있으머, 또

한 통일데비 표준교육과정의 주요한 내용요소로 제시하고 있는 공동체지 정체성, 리-리

직 의사소통력, 자기결정적 이익추구 또한 앞서의 내용과 부분적으로 중복되기는 하지

만 새로운 시만성의 구성요소로서 오1급되고 있는 깃으로 昏 수 있다, 통일대비 표준교

육파정의 구상과정에서 이를 통일촉진교-h과 통힙·교·H-으로 구분하고 있는 깃에서는 싱·

대직으로 통일이후의 장기적 진IA·보다는 통일을 <J후한 단기적 적- - 가능성에 더 비중

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미, 손봉호 교 수외.는 딜'리 통일한국이 지향해이· 힐· 사최로서

공동체적 시민사회 개넘을 시하고 있지만 j- 렇게 / /-체적이지는 않다, 디.민· 새롭게

시된 시민성의 {L소들이 비교지 교육적 적용을 업두에 둔 젓이어서 보다 본 인구에서

의 논의방향에 다가선 깃이기는 하니- 이 절의 서y/-에서 제시된 사최과의 일반적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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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과 관련짓고 있지는 않다.

이런 점에서 보면 조 영달 교 수의 논의는 두 가지 점에서 본 연구와 관련하어 시사

하는 바가 크 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그는 박용헌 교수가 표준교육과정의 개발에서 이미

수용한 통일 이후 시민교육의 중요한 목표로서 공동체적 정체성과 민주적 의사결정능

력 및 합리적 의사소통 능력을 체계적으로 제시한 점이다. 이같은 목표의 강조점은 통

일한국의 시대가 전개될 21 세기 우리의 시민사회가 나아가야 할 지향점으로 그가 상정

하고 있는 
'

공동체적 자유주의 사회'의 달성을 위해 요구되는 시민의식의 내용이기도

하다. 그는 이를 서로 다른 논문에서 통일 이후의 지향해야 할 사회상에 대한 논의에서

개별적으로 논의하고 있어서 이러한 종합이 다소 자의적일 수도 있으나 내용분석의 결

과로 미루어 크 게 무리가 없어보인다, 요컨대 그는 공동체적 자유주의 사회라는 우리사

회의 장기적 전망과 지향점을 명백하고 이를 통해 목표의 달성을 위한 내용요소를 제

시하는 측면에서 장기적이며 일반성을 의도하고 있으며 그러한 강조점의 제시방식이라

는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사회과 교육의 일반목표영역인 (기본)지식, (지적)기능(실제의

내용은 지적인데 한정되어 있지는 않다) 및 (만주적)가치태도와 실천을 그 준거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본 언구의 논의 형식에 가장 가까운 것으로 여겨진다. 나아가 그는 공동

체적 자유주의라는 장기적인 우리사회의 지향점과 이러한 전망의 구체화를 공동체 시

민적 의사걸정 모형을 통해서 구체화하먼서 예시적인 교육과정 요소와 교 수학습 방법

을 제시하고 있는 점에서 매우 시사적이다. 그러나 이 연구결과는 통일직후의 사회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과 따라서 한민족의 정체성을 회복이라는 단기적 목표에 치중

되어 있어 우리사회의 일반적인 장기전망, 예컨대 지식사회의 도래나 世界化

colocalizabon>될 시기에 맞이하게 될 우리 사회의 모 습을 보다 적극적으로 연관짓고 있

지 않는 점에서 보다 질적인 종합화가 요구되며 이것이 본 연구에서 시도하려는 바이

다. 이 같은 논의들을 비판적으로 종합하여 새로운 시민성의 개념을 4표2%로서 제시하

면 다음과 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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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례분석과 구체화 방안의 시론적 제시

통일한국·의 시대에 적합한 시먼성 개넘의 정립읍 비-팅·으로 한 구체촤 빙-인·을 모 섹하

기 위헤서L- 데체로 1
,
L 가지의 주]근W법이 필요히.다. L( 하니.는 실학 및 사최학적인 접

-;E빙·식으로서 통일한1'·(의 상增-뜻 구1적으로 7)망하고 이에 시합한 인간상을 신헌적으

로 설정함으로써 통임한국이 요C-p하는 시민의 자질을 내벙-적으로 구성하는 방식으로서

이룰 위해서는 우리의 통일사최에 대한 짐·징적이미 가설적인 전밍-의 길과와 교육럴학

키 논의暑 종합하는 I-M-법이 9)다. 이 긴·은 접근빙-삭은 어러 가지 관점에서 wt다 본질적

이고 딩-위적인 통일시내의 교- - 적 인간상을 C'f-러보는데 매-F 유어한 반1펀, 논자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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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에 따라 전혀 별개의 논의가 이루어잘 수 있괴 그 결과 또한 쉽게 합의에 도달할 수

없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한편, 두번째 접근방식은 역사적인 방법으로서 이

같은 주제에 시사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역사적 사례를 비판적으로 분석

하고 이를 통해 앞에서 제시된 통일한국의 시먼성을 학교 사회과 교 육을 통해 구체화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함의를 얻을 수 있을 젓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20 세기 들

어 자유시장경제 체제하에서 통일이나 사회의 통합을 계기로 사회과를 통한 새로운

시민성 개념의 정립이 이루어진 것은 그 사례가 발지 않다. 그럼에도 20 세기 초의 미국

이나 2차대전 이후의 우리나라, 그리고 최근의 독일의 경우는 이러한 문제의식과 연구

목적을 구체화하는데 매우 중요한 사례라고 판단된다. 실제로 해방이후 남북 분단 시기

사이에 교육을 통해 구체화되었던 
' 

한국인화(Koreanization)'와 .
20세기 초반에 미국에

서 진행되었던 
' 

미국시민화(Americanization)', 그리고 독일통일과정에서의 교육의 역할

에 관련된 사례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리고 두번째의 접근방식은 특히 새로운 시민성

개념의 정립보다는 그 구체화 방안의 적용에서 예상할 수 있는 고려점들을 도출하는데

더욱 유용하리라 생각되어 본 연구에서는 두번째의 접근방식과 관련된 사례를 특히 우

리나라 및 미국이 사회과 형성기 그리고 독일의 통일을 전후한 공민과, 사최과 및 졍치

교육의 사례를 중심으로 간단히 분석하는 가운데 그 실제적인 시사점을 정리하고자

한다.

4. 1 사례분석

학교 교 과로서의 사회과는 전혀 미국적인 교과이다. 사회과적 성격을 가진 교 과는 많

으나 지리와 역사 그리고 시면교육 및 사회과학교육을 단일 교과의 틀내에서 다루는

종합교과로서의 사회과(social stu dies)는 미국에서 생겨나서 2차대전 이후에 미국의 군

정을 거쳤던 아시아 국가, 즉 우리나라와 일본 그리고 필리펀 등지에서 공식적인 학교

교과목으로 채택되고 있다. 그리고 이들 나라에서의 사회과는 미국에서의 형성배경 처

럼 각 나라에 적합한 국민양성(nation-buildi11tg)의 의도를 갛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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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미국 사회과의 1916年 모 헝

미국에서 사최과가 탄셍한 매후에는 20세기를 진후하여 미<f으로 이 1해 온 수 많은

이주민들을 미국시민촤(Americaui더tiou)할 펄요성이 있었기 떼t이다. 실제로 역사와 지

리를 중십으로 통함된 사최파교육이 미국에서 처음으로 출헌한 것은 1310년데였다, 그

이진까지는 억사와 지리, 정치, 빕률, 졍 동이 긱-거- 독립된 교과목으로 교수되어 오다

가 1910넌에 이르러 
' 

미국시민의 헝성'이라는 복표하에 역사외· 지리를 통합하여 가르

치기 시직·한 것이다, 그 주요한 이유는 유럽에서 메넌 수백만씩 이 句 온 이민자들을

미국촤하고 미국의 2부에서 공업촤된 북부를 향헤서 이주해 온 이주민들에게 도시에

적응힐·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리한 상쵱·에서 미국교육헙최 및 미국역사협최 등이 주동이 되어 억사외- 지리를 중

심으로 세로운 2-<과를 제정하었는데 그깃이 사회과이다, 지리, 억사중1J의 이 시기의

사최과를 
' 1916년 i(형'이라고 한다. 이 모형은 m50년대까지 계속되었는데 학년 및 학

교 고f벌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1 학년에서는 가족, 2학년에서는 이웃, 3학닌에서는 지

익사최, 4
,
5,6학년에서는 지리와 억사, 7학년에서는 지리, 8학넌에서는 미%L사, 9 학넌애

서는 공민, 10힉-년에서는 세계사, 1 1학노1에시는 미국·사 그리고 12학닌에서는 민주주의

의 여러 제를 가르·根다.

이상과 갑은 사회과의 1916년 모헝은 이 이후 시기의 미국사최의 1신촤를 수-쥐해 가

면서 학교교괴·로서 정착해 가는데 그 과정에서 주목할 반한 짐들을 정리하먼 다음과

같다,

즉 학문적인 내용보다는 실제의 A4횔· fE는 경힘은 중시하논 진향을 띄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학교교육의 보통교육적 지향음 시.최과가 빌아들인 것올 의미하고 나아

기· 이러한 조점의 빈화는 긱· 교과가 어떤 교 육적 <표暑 가지는가와 관린하어 시사

하는 바가 크다- 실제로 이러한 변화를 빈·영하여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고대사가 삐-졌고

미국사가 놀어났으머, 지리부분에서는 지·언지리Ji(다는 旻최.지리가 깅·조시었으어 공민

무분에서e 건깅-, 재산, 어가, 교 통, 힙 i- 등의 실-생촬파 괸럼핀 내정-이 강조되었다, 이

외. 힘·께 주목할 만한 점은 미핵·사최의 지.본7의직 성장과 O-에 따라서 나티-난 문제를

헤결하는네 사최과가 필요한 교과목으로 자리)l'았'다는 것이다. 1920년대 말의 대공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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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여러 가지 사회문제, 예컨대 재벌의 시장독점, 정부의 부패, 여성 참정권 문제,

노동조합 둥의 문제들은 미국사회의 발전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

미국민들에게 가장 절실히 요 청되었던 것은 편협한 이기주의를 떠나서 사회 속에서 개

인의 존재를 인정하는 趾含的 自我(social se lf)를 形處하는 것이었다. 사회과 교육은 직

접적으로 이러한 요청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사회과가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중핵교육과정(core curr iculum )으로 운영된 것도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차경수,1982,pp.7-9)

412 우리나라 사회과의 형성과 통합문제

4.1.2.1 우리나라 사회과의 헝성과정

해방 이후 미군정이 실시되자 미국은 일본 제국주의의 이데올로기로 가독차 있는 초,

중등학교 교 육의 대대적인 개편에 착수하여 일제의 잔재인 군국주의적 색채를 없애고

자 노 력하였다. 미국정부는 이데올로기의 근본적 변혁을 달성하는 최선의 수단으로 교

육을 생각함에 따라 한국 교 육의 재편기에서 사회과의 신설을 구상하게 되었다.
J

그러나 나중에 
' 교육과청'이란 이름으로 바뀌는 교수요목의 작성과 교 과서의 편찬에

참고로 할 만한 자료는 거의가 일본자료 뿐이어서. 군정청 문교부는 일제의 잔재 청산

과 민주주의 교육 창달을 위해 미국 여러 주의 교과서를 소개하기도 하였으나 사회과

도입 그 자체를 두는데 있어 관계 편수관과 일반 교육자들간의 찬반 양론이 분분했

었다.

이러한 갈등은 비슷한 시기에 미군정하에 들어간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는데 종

래의 공민,지리,역사普 통합하는데는 찬성하면서도 사회과라는 명칭에는 반대가 있었

다. 사회과의 도입에 대한 비판과 저항은 중등수준에서 더 심했으며, 이에 대한 절충으

로서 관계 위원회는 제 7학년부터 10학년까지는 통管사회과를 두는 것이 적절하며, 일

본사를 어디에 둘 것인가의 운제는 계속적인 연구과제로 남겨 놓았다.

한펀, 우리나라 사회과 도입에 대한 찬반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

다. 그 하나는 사회과 도입 그 자체에 대한 논의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과의 학적 체계

와 실천에 대한 논의이었'다, 찬성론자들은 이제까지의 획일적 지식의 주입이라는 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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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고<육진-재를 청신하고 민 의 교육의 칭-달을 위해서는 사회파(social s tudies)의 창

섣이 필요하디-고 주징·하였다. 이에 대해 반대론자들은 사최과란 교과목은 미국 학제의

무비판적인 V우]이머, 학문의 체계에도 맞지 일·'다는 주장을 폈다. 아·운러 관런 대학교

수들E 교사 제교A의 필요성과 사최과의 통%1교피.적 톡성에 밋·는 교과서의 미비를 들

어 반대하였다, 그리고 사최과의 개님에 대한 헌징·의 상쵱·은 
' 

당쵱·과 곤혹스러움' 그

자체었디·.

이러한 돈의의 결과 최종적으로 길론젓기룰 초농학교는 퉁호1·하고 중학교는 다읍으로

미루고 그러한 정신만은 통힙-교과인 시-최괴-로 히.기로 절충되었다. 그리하어 1949년 월

] 일부10 세로운 1긴주적인 긱·v 학교의 교파과정이 교육심의최에 의해서 제정되어 모든

고(육내용이 이를 중심으로 구성되게 되있고, 이떼 
' 

시.최셍省·괴-1란 명칭이 공식적으로

등장하었다. 이렇게 도입된 사회과는 빈주국가를 A겨0하기 위한 (번주 의의 적극적인

보6L을 위한 2'<과로서 471하였는데 , 사회과는 AVI핀 교과목의 하니.이번서도 진과목

을 융s-, 통힙·하는 성긱을 가진 과목으로 능징-하였디-.

0 1려한 과정을 통해 1946넌에 처음으로 제정된 It'(피.과정의 가장 큰 징은 사최파의

내各과 형식이 及%L 바뀐 데 있다. 사회과는 종래의 지-거· 독립된 괴.목이었딘 역사, 지

리, 공민을 통합하어 하나의 과목으로 만否 쟬으로시 사회J셍촬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

본적인 교양을 네정-으로 하-L 교과, 특히 민주시121의 육셩에 그 중점을 두고 있었다.

그런대 이러한 시·회피·는 내- 조 직의 측면에서 기존의 세 과목-d- 단순히 骨骨 깃이

이-니라 아동들에게 싱>쵤·에 괸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능을 습득시키기 위혜 통호1-Z되고 재

7성된 깃들이었디-. 2'-t리고 이러한 내용돌의 기-장 로<. 징은 단윈] 내용의 구성에서 
i 

셍

唱·을 중십으로 힌- 昏힙·적 접근'에서 · 드러진다 힐· 깃이다. C(러니. 초능힉·교에서는 어

느 정도 한정된 범위 인'에서 시최섕1省괴·의 똥합적 주]근으로 수업이 이平어械으니. 중학

1)( 서는 실질 수엄의 내용이나 계일에 9)어서 각양 긱·색이었고, 공1 J, 익사, 지리파목

이 독립된 교 과처럼 립되어 있었디·.

4.1.2.2 교수요목의 4토

/정칭 문교%t는 신설딘 사회과에 대한 各비-른 지)을 보급시키기 위헤 전국적인 깅·

y(회를 ·개최하는 한핀, 교 수요복 ·정위원회로 하어3 사최Ar촬과

� 

교수요목 작성을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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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게 하여 1946년 12월 7일에 국민학교 사회생활과 교 수요목을 제정,공포 하였다.

이 시기에 제정, 공포된 국민학교 사회생활과 교수요목은 미국의 콜로라도주의 8년

과정을 6년과정으로 단축한 것이었으며 이것은 당시 편수국장 고문이였던 앤더슨이 콜

로라도 주 출신이었으며. 그 주의 Denver시가 사회생활과를 시범적으로 채택하여 선진

적인 발전을 하고 있였다는 사실과 사회과의 도입의 우리측 주도자였던 이상선이 편찬

한 
'

사회생활과의 이론과 실제'가 콜로라도주의 사회생활과 요강을 참고한 것이었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였다. 이때 작성된 초등학교 사회생활과 교수요목은 이후의 중등 사회

생활과의 교수요목에 준거가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같온 사회생활과의 교수요목온 '사회생활과의 
교 수목적', 

'

교 수방침'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교 수목적에서 인간과 환경과의 상호관계와 사회생활과의 관련성 인식 및 시

민성 교 육을 목적으로 하는데서 통합적 접근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교수방침으

로는 l. 단체생활에 펼요한 정신, 태도, 기술, 습관을 양성함 2, 단체생할의 모든 관계를

이해하게 하며 책임감을 기름 3, 사람과 환경과의 관계를 이해하게 힘 4. 우리나라의

역사와 제도에 관한 지식을 얻게 함 5. 우리나라에 적당한 민주주의적 생활방법에 관한

지식을 함양함 6. 실천을 통하여 근로정신을 
' 

체득케 함 등의 여섯 가지가 제시되어 있

는데 이러한 목표와 교수방침에서 알 수 있듯이 단체생활과 사회생활에서의 적응 및

민주적인 생활방법과 관련된 지식과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도입기 사회과는 학

생들의 사회생활에의 적응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고 궁극에는 성설, 유능한 국민이 되

게 함을 목표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사회과의 생활과 체험 중심의 통

합적 접근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사회과를 받아들언 우리 쪽의 적극

적 대응의 걸과라기 보다는 이 시기에 소개된 미국의 사회과가 시민성 함양을 위해 통

합적 접근을 띠고 있었고, 해방 후 건국기라는 사회과 도입의 시대적 상황이 맞물려 신

설된 사회과를 통하여 국가 사회의 책임있고 선량한 시민적 자잘을 운영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우선시 되어 초기의 사회과는 학문적 계통보다는 현실적 사회 현상이나 문제에

직접적으로 관계를 가질 수 밖에 없었다. (이 부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이전

석,1998년 논문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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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統獨후 독일의 정치교육의 힌황과 과제

새로운 개넘의 정럽과 구체직인 香동계피을 수립하는데 있어 익사적 깅험만큼 소중

한 것은 없다. 더욱이 분단의 경힘을 공유하고 있는 통독의 사레는 우리의 통일관런 논

의의 출발7]이자 논의의 준거가 되기도 한다, 특히 통일을 전후한 독일에서의 정치교육

과 완린핀 논의의 내용과 전망된 과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깃은 세로운 시민성 개

님의 적- - 상의 문제를 가름헤 보는 본 논문의 주제에 비추어 볼 때도 대단히 의미가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구동叫 지역애서의 정치교육과 통독 이후의 정치교육

의 파제로 나누어 정리하고자 한다. 이들은 정치교육의 멕락에서 독일의 민족 또는 통

일교AA 관한 논의를 제구성하고 통독 이후의 새로운 사최징치직 상힁·에서 정치교육

의 과제-趾 탐섹으로 나누어 정리해 보았다.(허엉이,1996)

4.1.3.1 구 동독지역에서의 정치교육의 번화

‥m교(indoctrination)의 전힝적인 예로서의 구동독의 公1$[는 3- 학습목표를 학습자들

로 히.여금 기존 권력파 지배구조애 내한 신앙소]에 정향을 두게 하는데 두었으며 이것

은 월빈·사최주의 국가의 정치교양고%과 그 성격을 겯이하는 깃이있다. 교수벵·w 혹온

수업방7]이라 지칭된 빙·리론에 의해서 청소닌들은 이데올로기를 습득하는 객체로만 간

되었다. 그 결과 청소넌들은 단일한 이데올로기적인 입장들을 갖게 되고 또한 교(사의

<f해와 일치하도록 깅·요빈3다. 결<if 지시과 능력은 자라나는 칭소닌돈의 자기 실힌파

정치적인 주체촤에 기어한 짓이 아니라 잘 훈린된 臣民을 솅산하는데 그 존제 이유가

있었다고 한다.

이를 위한 구 동독의 교사 양성 및 그들의 게속 교육에 있어서도 인제나 
' 

과학성과

당파성의 통일'. 
t 

학문과 정치의 통일' 운1칙 둥이 깅·조되었으머, 이 毛칙은 교사를 특징

한 이데올로기의 주입피. 판단을 담당히·C IIA교의 주인공으로 만들기도 榮다, 그러나 이

러한 정힝·파 교사의 교수학습상의 叫징이 6비-로 이 간은 체제이데올로기가 진먼적으

로 전허 어과되지 fy고

� 

칭소년曾에게 진딜'되게 하였다고 볼 수는 없디-. 체제를 궁정하

게끔 T-도하는 정치교육이 오히러 그 괴-징에서 비V'PA인 의시도 )g기게 힐· 수 있다는

짐이 구소로1의 사레에서도 나타났듯이 구동독의 깅우에도 잠·제쳐인 비핀· 혹은 저힝·



163

(resistatlce)이 알게 모르게 누적된 것도 사실이다. 이 같은 점을 반영하여 구동독의 공민

과는 통일과정을 거치면서 趾合科(GeseIlschftkund이로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도

서독의 그것에 따라 작성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독일당국은 1989넌 후반의 정치적있 대전환 이후에 학교 교 육분야

에서 몇 가지의 주요한 조치를 취했는데 그 첫 번째는 교 련과목의 폐지와 기존 공민과

및 역사 교 육과정의 중지였다, 대신에 들어선 사회과에서는 민주주의적인 심성을 북돋

우고, 학생들에게 대화 능력과 관용을 가르치고 또한 학생들의 관심, 경험 그리고 요구

와 홍미에 부응할 수 있는 교 과목표를 설정하였는데, 예컨대 학생들의 자기 싣현과 사

회 및 정치에의 능동적 참여를 위한 기회를 학생들 자신이 인식하고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의 함양을 강조하고 있다.

413.2 통독 이후 독일 정치교육
된

4

준비된 통일5로까지 지칭되던 독일의 통일이었음에도 통일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론

까지 등장하는 것을 보면 이질적 체제의 통합이란 매우 지난한 문제임에 틀림根다, 더

구나 개인적인 의식들을 의도된 방향으로, 그'것도 가능하면 자율적인 환경에서 지향케

하고자 하는 통일 이후의 독일의 정치교육이 떠안고 있는 문제점의 내용은 우리에게

많은 점을 시사케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통일 이후 독일에서 적용중인 정치교육의 과

정과 강조점 그리고 과제를 舊寬獨 정치교육의 청산, 맨주적인 갈등 문화의 정착, 일

상생활과 정치의 연결, 공동의 집단 정체성 확립, 민족적 연대의식의 수립과 확대 그리

고 힌법적 애국주의의 정착 등으로 나누어 살펴 보고자 한다.

먼저 구동독 정치교육의 청산에서 주목할 젓은 구동독의 체제 이데올로기라는 내용

적인 것은 물론이거나와 
' 

개인적인 것의 후퇴, 당위적인 명령의 우세, 초자아적인 정향

(집단 혹은 사회의 우선시), 의무의 강조, 권위에 대한 무조건적 복종'으로 특징 지워지

는 구동독 정치교육의 방법 내지는 형식적인 측면이 청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

여 구동독 정치교육의 칭산이라는 측먼애서 주요한 과제는 학교수업에서 학생들의 자

발성과 자주성 그리고 그 들의 협동적인 활동을 위한 전제조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특히 經驗 指向的인 接近方式이나 行動 혹은 實踐 指向的인 接近方式에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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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킨 디-양한 교수 방법들을 활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하나의 이 올로기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에게 그와는 정반데의 가치체게骨 학습케 하여 이를 극북하고자 하는 방범

은 또 하나의 7교로 인식됨 가능성이 매우 높기 떼7이다.

다음으로는 fr 주적인

� 

릴'둥문촤의 정착 최.이다. 오렛동안 힙·의교육 혹은 모범 및 동

일시 교수법(modeling)에 익숙헤 있는 구동독지%1의 학Ai들에게 있어 개인 或 사회적

수준에 있어서의 의견의 차이와 길동 및 대걸상쵱·은 메우 익숙치 않은 것이어서 그 대

처능력이 떨어진다. 그러니- 가치의 다얌셩과 존중은 민주사회의 기본적 특징이므로 민

주적인 갇등 혹은 논쟁 문화가 정착뒬 수 있는 )v-범과 게기들이 학습활동을 통해 주어

져야 한다, 이런 조]에서 민주주의적인 갈등 문화의 정혀·은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구동독 지역의 주민에게 있이 또 통독징부에 의한 세로운 징치교육 또한 과거의 경

혐에 비추어 볼 베 7 다른 교일 수 있다. 그리고 이쩌번 기-지나 의식적인 측먼은 번

화%9 실셍활의 적옹만큼이나 중요하지 않을는지 모른다. 따라서 새5L운 정치21육은 1

내- 에서 뿐만 아니라 방법적인 측민에서 더 生活 實踐(ltJ인 傾$]에서 출발해야 하고

설득릭 있는 參典的 學習形態들을 직용할 괼]g-가 있다는 것이다. 二[리고 이 같은 실제

적 징치교육을 위해서는 
' 

이의' 또는 
' 

이헤관계' 혹은 인지수준에 적함한 
1 

관심1곽의 밀

접한 연계속에서 내용을 조직힐· 필요가 있을 깃이다.

이이· 힘· 집딘정체성의 왹·w과 공동체적 연대김-의 제고하기 위한 구제적 빙-뱁과 내

용들의 신정되어야 하며 빙-l·11적 측면에서 
i

統合'괴. 
;

1司1fb의 개h 음 음미힐 필요가

있읍을 지적하고 있다. 통힙·이랸 통일을 이루변서도 싱-이한 점들을 보존하는, 상이한

제제 사이의 관계를 가리키미, 동화란 다룐 한 쪽이 그-돌 고우.의 정체성을 완진히 포기

하고 우리 쪽과 긴-이 되어야 한다는 요구를 암기하고 있다. 이러한 개님구분에 비추어

보먼 정치교-s-을 哥·句 지힝회야 할 정체성괴. 언뎨7] 의 헝성은 , 싱-이한 싱-대 시 동듕한

권리와 동등한 인정을 가능게 하는 상호관게를 상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디..

마지막으로 통일毛 독일의 국민진체가 이전의 소속체제와 지역에 괸.계없이 보다 V

잉(된 체제로서의 독일에 대한 징치적 정체깁·을 헝성하고 내재촤시키기 위헤서는 헌법

의 근본 가치와 겅기-a-칙애 정향을 두고서 이에 3]거-하여 정체성을 칙·립헤 나가는 깃

으로 서의 헌법적 애국쿠·의가 보 다 상위의 일반적 준거로서 정착되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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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시론적인 구체화 방안의 제시

4.2.1 사례분석으로부터의 시사정

앞서의 사례분석에 의해 사회과란 교과목은 체제 통합의 과정에서 특정 사회가 지향

하는 바람직한 시민의 양성을 위해 생겨났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 사회과의

1916년 모형과 미 군정하의 우리의 교 수요목 그리고 통독 전후의 구동독 지역에의 사

회과가 여기에 해당된다. 특히 독일의 사례는 상황과 문제의식의 유사성으로 해서 우리

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들의 사례분석을 통해 구체화 방안의 제시와 콴련하여 시

사받을 수 있는 점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째, 이들 사회과적 모형들이 단기적으로 중시하였던 것은 정체성의 확립과 강화였

고 이를 위해 사회과의 내용으로서는 지리와 역사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통합의 과정에서는 이질성의 확인과 강조보다는 비교적 탈가치적이고 탈이데올로기적

이며 
t 

지금 여기5를 벗어난 내용 수단을 통해 우리가 원래 하나였음을 보여주는 내용

편성이 심리적 저항감을 줄이게 할 수 있을 것이며 과거의 역사와 지리에 여기에 적합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의 시사점은 내용조직의 원리와 중점으로서 사회문제를 제제로 한 생활중심

교육과정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상컨대 통일이후 필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쁘'解

와 速應일 젓이나 북한주민의 경우에는 이 중에서도 적응의 문제가 더 중시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새로운 시민성 개념을 구체화할 사회과의 내용은 실제적 생활과

실천 및 경험을 중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세 째, 절차와 내용의 측면에서 독일 사례에서 시사받을 수 있는 것이다. 절차와 관

련하여서는 북한의 정치교육이 내용과 방법 면에서 청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모색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내용적인 면에서는 앞으로 강조점으로 민주적인 갈등 문화

의 정착. 공동의 집단 정체성 확립, 민족적 연대의식의 수립과 확대 등이 방법적인 측

면에서는 일상생활과 정치의 연결에 대한 교육적 고 려가 뒤따라야 할 젓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체성의 내용과 준거로서의 
t

그 무엇5에 대한 모 색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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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사최과의 성저과 기능에 비추어 그 활동올 개넘화하삔 4·]<含科學敎育, 
'消極的

社合1(b 敎育, 積極9(J 社合化 敎育 그리고 市民寅踐 敎育등으로 구분毛다,

이들 기능 중 통일 이후의 단기적 싱·쵱·에서의 시·최파는 상대적으로 통일 이후 사최

의 기본가치 습득을 강조히.는 소극적 사최촤 기능, 그리고 이를 실제의 셍]쵤·과 조직활

동에서 ·히- - 할 수 있는 기를 주는 시빈실친 교 육 기능은 린·조해야 할 짓이며 이를

위해 사최과는 다른 교파와.의 긴밀한 관린 속 중헥고t과(core su ect-matter )로서의 운

잉괴- )·g-식얘 데한 조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2.2 시론적인 구체촤 방안

앞서의 사레·분식t에 터한 직접적인 시시-7]을 토대로 새로운 시민성 가1님의 구체화를

위한 시론직인 방안을 시.최과 ]y육의 진차리 모형의 내용 중 교육과정 및 교 수학습1상

(/]을 중심으로 시하고자 한다. 이는 고(육<표의 깅Y에는 새로운 시1인성의 구성요소

를 제시하는 피.정에서 이미 언급되었기 때문이고 평가부분은 본 연7주제011 비추이 볼

떼 다소 지리적인 성걱의 엉억이기 떼문이다.

4.2.2.1 교 육괴·정

내용의 선정에서 · (선적으로 51러되어야 한 깃은 의시·외- 지리의 깅-조이다. 헌재의 사

회과 운용방식은 네정-상 역시-외. 지리는 싱-대적으 저학닌에 그리X 정치, 깅제 및 사

최문촤의 내용은 싱·래적으로 고학년과 상6)f학교급에 배치하는 깃을 기본 배얼로 하고

9)는 바 이는 개념 밟달의 순서가 공간개님, 시간개님 그리고 사회적 개5] 순으로 발딜'

되이 간다는 인지심리힉·적 연구결과를 IS-아들인 길괴-이다. 이 
' 

l 의미에서 역사와 지리

의 2조는 상대적으로 학년벌 사최과의 네용 중o)]서 7히 이 J >L분에 대한 비중을 높이

자는 깃이고, 
1 

일반사최직 엉익'의 이해에 9)어서도 가능하1인 역사, 지리적 사레를 도입

하자는 것이다, 이는 이절·적인 상대방에 내한 $뇨[1·v· 에서 - (J:l 
'

공통적인 것'으로부

터의 1]-C·을 의미하며 정체성의 회복과졍 시 문재시필 
' 

사최심리적 저항감'올 낮추어

줄 수 있는 접근빙·식이기도 하다. 다읍으로 고리되어이· 할 것은 보다 실제적이고 셍활

관런 사레를 중심으로 한 내-6L성이 J-<떨 필요가 R)디-는 깃이다, 겅 1중십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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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리를 보다 중시하자는 의미인데 이는 단기적으로 사회과를 통한 교육활동은 '사

회에 대한 과학적 이해' 보다는 ' 

실제 사회생활에의 적응과 참여'가 더욱 중요한 비중

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로 이를 위해 기존의 
' 

탈교과적 통합교육과정

의 섣정 방법'과 
' 

중핵교육과정의 운용방법'에 대한 재고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앞서의 새로운 시민상의 구성요소를 제시하는 과정에서도 구분되였듯이 이러
a

한 사회과 교육목표와의 연계성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교 육과정 적용상의 단계화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그 첫째 단계에서는 북한학생들의 討南韓 認識의

변화를 위한 교육과정 운용이 상대적으로 더 강조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의 체체하에서의 맹목적인 체제지향성을 탈피할 수 있는 계기가 주어져야 한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서로의 실상에 대한 인식을 기초로 서로에 대한 선입견 없이 개서, 다

함성, 자율성과 같은 언간의 심층의식 그리고 사회발전에 대한 기대형성 등이 강조되어

야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한민족공동체의식의 내재화 단계로 접근해 나갈 수 있어야

管 것이다.

요컨대 통일이후의 사회과 교육과정은 역사, 지리 등의 공통적이면서 저항감 없는 내

용을 중심으로 실생활적인 사례를 제재로 북한학생들의 적응과 인삭전환의 측면에서

단계적으로 선정되고 조직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역사, 지리의 영역부터

남북한 표준과정 구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하며 소위 
' 

일반사회 영역'의 겪우,

기존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의 경우에는 역사, 지리를 제재로 한 통합적 방법을 구체적

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2.2.2 교수학습방법

앞서의 교육과정 논의에서도 간접적으로 언급되었지만 통일이후 새로운 시먼성의 내

용에 근거한 사회과 교 수학습방법은 사회과의 세 가지 목표 영역인 지식, 기능, 가치//태

도의 세 영역 중 상대적으로 기능과 가치[태도가 강조되어약 한다는 점과 지식의 젼우

에는 이론적 지식보다는 실제적 지식, 현실적 사례를 이용한 지식교육의 방식등이 구체

적으로 고려되고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가치/태도의 영역과 관련하여서는 두 가지 방법이 단계적으로 적용뒬 필요가 있

을 것이다. 가치교육의 방법으로서는 주입과 전달 그리고 모델령 및 수용 그리고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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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구 骨의 l%·빕이 있다. 주입에서 수용까지의 사최의 기본가치에 대한 이해와 수용이라

는 소극적 사최화의 한 부분이라먼 가치남구의 빙-님은 학생의 입장에서 
' 

따지고 거르

는· 
·

反省的 過稅1을 거친다는 의미애서 적극적 사최촤(counter-80Cia1ization)를 위한 가치

교 육빙- 1으로 분(할 수 있는 비- 이들은 긱·긱· 통일이후 사최과에서의 시기벌 강조짐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요킨대 민족정체성의 힝성을 깅·조하는 단기에

는 소극적 사최촤를 위한 가치교욱.빙·법이 그리고 장기적인 의미의 한민족공동체의식의

내제촤과졍애서는 적극적 사최촤를 위힌· 가치교육의 적各밍-법이 유용할 깃으로 판단된

디.. 그리고 전자의 경우에라도 학AA 스스로의 l-이외- 학습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論爭的

敎授學習 模蹇 혹은 法]誥漠掘 등에 대한 제조밍이 있어야 힐· 겻으로 보인다. 이와 합께

내- 적으2는 티.인에 대힌 고. 러 및 d뎔- 동에 1기힌. 내성. -능이 기·치2 에서 깅·조되어

야 할 것이다.

히 최근에 h의되고 있는 관용교육모형은 그 적용의 l ]위가 督 짓으로 기대되는

데 이후의 보다 구체적인 적- - 과 뢰-장 위해 이중 교 육과정인·과 학교내 교육을 통한

십친 진략을 긴·딘·하게 이를 졍리, 소개하고자 한다.

UN의 유네스코 위윈회는 IPQ5넌을 ' 관용의 해'로 지정하]I, 이 추1지에 따라 관용의

의미, 관용의 교 욱-빙·법 둥 대한 연구자료를 발간한 미. 있다. 여기서는 우선시으로 관

용의 의미를 정의하는 파정에서 인권겨. t/J주적 절차가 존중됨으로써 펑촤가 탈성된 상

테를 관용상쵱·이라)1 실정히.고 이를 )分헤하거나 耳은 촉진시키는 요소들에 대헤 언급

히.51 있디.. $- 상%-의 정의에서 일· 수 y)듯이 괸·F괴- 괸·런된 기꼰-기·치는 인권괴- 민주

주의 51리고 핑촤안대 인권의 겅우 이상적 상태는 문촤적 디.양샹피. 종)i(적 다땅성 그

리고 정치적 다원주의가 인정되고 적극적으로 용인되는 상宅-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쵱·

을 촉진하는 요인으로는 7화간의 힙릭, 兮교간의 대촤, 빕적 제도적 장지骨 통한 인권

의 보징·, 공정毛 지.우1분베 그리고 지속기·능한 발이 이루이지는 상4이다. 이에 대해

인권이리.는 기본가치를 저해할 수 있는 싱-친·적 U
CL인으로는 성차일, 인昏차벌, 지역직

차별과 각종 VI건 k이 있다. 민주주의라는 관용직 상촹의 기본가치는 공적 문제에 대

한 정보를 공개적으로 충분히 얻을 수 있으미 공공정책에 대한 개)%-적이고 자유로운

토론과 다임·한 정지직 건헤들이 IL奇되는 싱·틸·에서 이상적으로 딜-성되는대 이를 저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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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요인으로는 여러 가지 경로로 정치적 참여가 제한되거나 방해되고 공적 정보가

검열되거나 조작 등이 있다. 반면 이를 촉진할 수 있는 요인으로는 공정하고 개방된 정

치토른을 위시해서 대의제와 참여적인 의사결정과 대중에게 자유롭게 알리는 책임있는

정보매체가 정착여부 등을 들 수 있다. 마지막 기본가치인 평화의 이상적 상태는 예의

바른 토론과 적절한 갇등 그리고 협동적인 사회관계가 지켜지는 상황에서 달성묄 수

있는 것인데 이를 촉진할 수 있는 요인으로는 협상, 교육,비폭력적 갈등해결 방법의 내

재화와 제도화 등이 있고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모든 종류의 폭력이 여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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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으로서, 그리고 평화는 그것을 방법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활동의 과정과 수단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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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표3%과 같다.

4표3 관용교육의 목표 상세화%

l 본 가 1 i 능 l 가 준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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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제시된 내용은 구체적인 학습촬동과의 인개성을 고려한 깃은 돋보이나 여전

히 추상적인데다 다소 인지적인 점에 %')중되이 있어 감정이입이니. 공김-력 등의 정의적

요소를 어떻게 기룰 수 있는지에 데한 점들이 보강된 필요가 있이야 할 깃으로 보인다,

이 갑各 관용교육모힝을 적용함에 있어 고리헤야 管 접으로서 제시된 깃으로서는 기-

오·하민 괸·-hil 은 학교내부의 공시적 교육과 더불이 학교 전체의 분위기와 나아가 학

교 이외의 싱·핑·들이 실제의 苟·동에서 친괸·- 적인 t위기가 조성되이 있어야 한다는 것

이디.. 에률 들어 콜버 그가 제시한 가치태도교육 밖빕으로서의 정의W동체 모헝은 수업

을 통한 토론활동과 함께 쵠·겅적으로 학교자제가 민주화되어야 기'-E 강조한 바 있다,

그래서 이러한 구체적 수업활동叫 추1-겅과의 괴리가 좁히질 수 있도록 힉-교내리적인 진

략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 8]·에도 이징성의 극복을 위한 괸·용교우은 l:M시>인 방빕보다는 임·묵적인 빙법으

Y 심리적 저항김-을 최소촤할 수 9)어야 한다는 7)이 지적되고 있다. 21리고 잎·에서 간

딘-하게 지적한 대로 관됨-교육은 
' 

당위적'으로 
' 

괸-뎔-의 필요성'에 대한 인지는 물론 이

러한 것올 적접적으로 실헹하게 하는 요인오로서의 정의적 요인에 대한 보다 적극 인

11't수학A이 필요함도 지적하고 있다.

다읍으로는 학교네 교육을 통한 관용교육의 내- - 구성 방법과 수업빙·식애 대해 유네

스코 안이 제시한 깃들을 인各하먼 다읍과 긴·디-.

교 육네용 구%7새으로는 7·!교과 분산식과 통힙·교육과정의 R용 빙·법 등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네 전교과 분산식은 기존 교과의 독림성온 인정하되 A!l-용에 대한 교육을

교파서에 반엉하고자 할 겅우, 그 내2 전교과에 1가적으로 骨고-7 반영될 수 있도

록 해야 한다는 깃이다. 그러니. 이리한 닝'l&1은 기존의 학11교육필%과 관런딘 딩-사자들

의 저힝·을 최소화한다는 11에서는 W찮은 방hd이지반 관-hT(육의 선.呵직 통管싱에 비

추어 보먼 한계가 있다. 에냐하면 관- - 은 티·자에 대한 이해飢이는 불기-Y한데 이리한

이해대상으로서의 개인, 짐단, 문촤 그리고 국가를 이坤하는 것은 다란한 측먼에서의

7]근에 의해서만 가능하기 때 이고 또한 관-P] 네도를 헹동으로 2길 때에는 의사결

정과정읍 포'합하는 의사집정과정은 디.잉2힌· 사실적 지식과 기·체에 대한 지식을 요구

하기 때(이디-, 따리·서 관- - 교-H은 힉-제간 접P이 $L9-한데 이를 위해서는 통합교v과

정을 구안하어 세십한 고 러하에 적- 힐· 필요가 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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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기능 영역에서는 개인적 및 사회적 수준의 갈등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해겯하는 방법에 대한 교 수학습방법 등이 실제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 이후

단기적으로는 가치의 다원화에 따른 사최구성원간의 갈등과 좌절이 그 어느 때보다 높

아질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이를 수업의 사태로 가지고 와서 해결해 보는 활동의 계기

가 많아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민주적 절차에 대한 이해와 신

념화가 반드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젓이다. 그리고 이에는 최근의 사회과 교육에서

강조되고 있는 協同學習 構造에 의한 意思決定授業 模室이나 市民實踐 模蹇(citizen

act ion mo del)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전 영역을 통틀어 多文化敎育

(multicult雷칩 e ducation)의 의의와 방법론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은 더 이상의 희망사항이 아니라 목적에 닥친 구체적인 현실이다. 이전 점에서

통일에 대비한 논의는 보다 구체적이면서 장기적일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최근에

교육을 중심으로 한 통일 대비 논의는 그 의의가 매우 크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는 남

북한의 표준교육과정의 개발을 대비한 기초적인 연구에까지 이르고 있다. 본 연구는 학

교 사회과교육을 중심으로 이러한 표준교육과정의 개발에 앞서 개념화되어야 曾 시먼

성 개님을 재정립하고 이를 구체화할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상의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먼저 새로운 시민성의 구성요소를 도출함에 있어서는 사회과의 내재적인 목표영역인

지식. 기능 및 가치태도의 세 가지 영역을 기본골격으로 통일이후의 적용시기를 장단기

로 구분하여 각 시기의 각 영역에서 강조되어야 할 내용요소를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단기적인 시민성의 강조점으로서는 민족의 정체성 확립에 그리고 장기적으로 통일시민

의 양성에 두었으며 장기로 갈수록 사회과의 세 가지 기능 중 사회과학교육 및 반성적

탐구적 성격을 한멘족공동체와 지구촌적 맥락에서 강조하였다.

두 번째의 연구문제인 구체화 방안의 도출과 관련하여서는 사회과 형성기의 미국의

1916년 모형과 우리나라의 교 수요목기 그리고 구동독 및 통일독일의 공민과 및 사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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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정치교육의 헌힝·과 T 점을 개관하었디·. 그. 걸파 가능하변 체체 통일의 초기에

는 정체감-의 헝성을 위해 심리적 저항깁-이 但는 지리, 역사 중십의 내용을 2·긴-으로 싣

AI활 중심의, 이해보다는 적응교육이 강조되어야 A]-을 지적하였다. 이와 함께 이 시기

의 사최과의 교파적 익할을 감인·, 중훼교과 운엉방식과 통함사최과 W,엉방식에 대한 논

의가 필요'惱·을 지적하였다.

이상의 새로운 시민성의 제정립과 사 분식에 의한 새로운 사최과의 -7-제촤방안에

대한 시시·접을 교 과정 측면과 교수학솝빙'범의 측]ia으로 니-누어 정리하였으머 특히

교수학습빙-법의 측면에서는 민주적 절차에 내한 이해와 의의의 내재화 및 개인 및 집

단적 수준의 길·듕 헤걸빙- ] 그리고 가치7<Ad 대한 제검토촤와 구체叫 범-vt에 대 f

</체적이고 실천적인 인구기· 필요함은 지적히·있다, 그 리고 구제적인 수7]모형의 모색

과 관런하어 최곤에 논의되고 있는 
' 

관- - 교육/E헝'을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측번으로 나

누어 개관하었다. 이는 추후의 언//-를 통히( 징체성 최복을 위한 교-S-l-M-법으로서 남북한

의 이질젝 상촹이라는 구체적인 제제를 통해 보다 구체촤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체제의 통힙'에서부터 헌대사회의 다원촤라는 뵨질적 측면을 함께 고러 했

읍 다문촤교육에 내한 일반론에 대한 이해로부리 우E]사최에의 구체적인 적용빙-인·

에 데힌 드의도 필요함- 지적히-玆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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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요약문1

최근 項項 연구에 따르면, 절은 세대들은 통일에 대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의 관심

을 표명하고, 통일로 인한 경제적 부담에 대해 먼저 고 려하고, 남한과는 다른 문화적

수준을 갖고 있는 북한 사람들에 대한 
"불쌍하다" 

또는 
';

촌스럽다, 미개하다sa 등의 생

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조혜정, 1997). 이와 같이 통일에 대해서 회의적인

태도를 갖고 있거나, 북한 주민들에 대한 부정적인 정형적 익미지(stereotyp이를 갖고 있

다면 하나의 민족으로 통일된 후 서로간의 원만한 융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한의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북한인들에 대한 정형화된 이미

지를 줄이고 통일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혼보 전략읕 수렵해 보았다.

또한 통일이라고 하는 우리 민족 최대의 과제에 대한 
6; 

개인적 적합성}}을 피부로 느

끼지 못하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은 통일에 대한 관심을 적게 가질 수도 있으며, 통일을

이루어 가는 과정에 있어서의 
"개인적 

참여"가 가시적으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통일

에 대하여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거나 회의적인 자세를 가질 수도 있다. 따라서 현재 남

북한 교 류가 원할 하지 못한 상황에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한 개인이 어떤 역할을 할
된

수 있는 지를 살펴보고 
" 

개인적 참여"를 유도하는데 효과가 있는 멓 가지 홍보 전략을

제시하였다.

통일을 준비하는 현 시점에서 남한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펼치게 될 홍보의 방향은

첫째, 북한 사회를 바로 보려는 노 력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균형 있는 시각에

서 을바로 인식하기 위해 북한의 실상이나 변화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가 제공되어져야

할 것이다. 상대방에 대한 사싣 정보 제공은 물론이고 상호 객관적 인식을 말도 있게

심어주도록 노 력해야 할 젓이다, 반공적인 메시지나 체제 대립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북

한을 우리의 
"적"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남북간의 갈둥이나 부정적인

관계를 다룰 때도, 그러한 보도의 파급효과에 대한 신중한 고 려를 바탕으로 내용을 구

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들째, 북한 주민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飯애고, 북한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동

포라는 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홍보 전략은 북한 주민들도 우리와 같이 감정과 욕구를

지닌 인간적인 존재라는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다. 남한 사람들의 머리 속에는 북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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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조차도 昏십을 느낄 수 없는 꾸지진 모솝을 가진 존제로 인식되어 있고, 북한 시.

VI-·趾은 가족들도 서로 고 발하고 감시하논 비인간적인 존재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또 한 그러힌. 인식을 니·A 강화시킬 5캐-IA 없는 것은 그들에 대해 g한 주민들에게 주

어진 정보가 제한적이었기 떼문이었디-. 따라서 통일을 준비하는 현 시짐에서 북한 사립·

들도 t 리와 같은 김-졍을 지닌 %-丑리-는 깃을 지각하고 친2김·을 헝성하도록 유도하는

t-0-향 J< 혼보 전략을 수보]했다.

이에 북한 7민의 일兮적인 생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들의 인d적 1 면을 알

게 해주는 젓이 님-한 혀은이들애게 친근주1-을 힝성하도록 하는 네 도움이 될 i 있다고

-PP다- 를 들1견, 우리외-는 다소 다른 추]이 있더라도, 북한의 ·初은이들의 이성교제 하는

모습이니· 애정의 표헌 방식 A 일상적인 모습이니- 팔동, 취미 %활을 알러준다거니- 친

Cp·긴·에 데화의 주제 등 정서적 행위에 대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디-. 일상에 대한 이해

昏 통해, 친곤감을 헝성하띤서 북한 주14)이 - (리외.는 전려 다른 외부집단(Outgroup)이라

는 인식이니- 부정적인 지키-읍 김-소시킬 수 있다. 骨론, 징제 수준 치·이로 인해 그 듭의

A%촬상이 우리보디· 뒤밀어지는 모습을 보고, 다시근 
' 

수준이 납다' 등의 부정적인 이미

지 기·질 수는 있凍지만. 주어진 홍보 메시지가 우리외- 데른 점이니. 뒤일어지는 점보

니-L 남한의 일상과 비슷한 섬을 깅-조한다먼 같은 민족이라는 친근깁·읍 헝성할 수 있

p-리리-고 본다.

셋 , 남북간의 7-적핀 사최적, 분화적 차이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점차적으로 극복되이기야 管 것이며, 7화적인 동질감을 최복하

고자 하는 전략을 펄치는 징'으로는 데중 메체. 특히 방송을 통해 효과적이먼서 다양한

l'9'보]을 모섹해야 할 깃이다. 를 돌번, 국민들에게 후)H한 드라미- 프로2/1렙 둥의 힝식

(fum」]Alt)은 이용하어 북한의 모 습이tT, 11한 도시인듭이 살아가는 모 습울 보이주고, 북

한의 일상에서 남한의 AI활과 공통적F-로 발건할 i 있는 소재를 발굴하여, 갑은 민족

으로서의 동질조)-을 심어주는 것도 시도헤 볼만한 1-M'71이라고 셍거·된다, T한 귀순한 인

물을 동장시켜하어 남한의 일상리인 십·에 응하는 모 솝을 그린다는 응의 빙-법 등이

제시딜 수 있다. 또한 4생촬상의 소개를 통 북한에 대한 무지릅 줄어7고, 일상에 대

한 <l-실을 유曾하도록 한다. 한핀 이러한 <,·략吾은 지속적으로 이Y어저이·한다는 진을

깅'조했다. 또한 과거에 북한 사림-을 - 리의 
" 

적"으로 규-정하고 신고의 데싱-으로 지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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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것이 사회의 규범이었던 것에서 벗어나, 북한사랖들이나 우리나 모 두 같은 나라의

국민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서로 수용하고, 이해하는 것이 당연한 일얌을 교육

시키고 그것이 새로운 사회 규범으로 자리찹을 수 있도록 대중 매체를 통해 북한주민

의 삶과 생각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소개하는 둥의 계속적인 노 력을 기울여

야 할 펼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면서도 남북간 문화통함을 위한 방법으로 
' 

열린

음악회'와 
' 

가요무대'같이 탈 이데올로기적인 프로그램을 통하여 북한의 대중 음악을

소개 할 수도 있으리라고 본다. 이외의 문화 예술 활동을 통해 문화적 동질감의 회복을

꾀할 수 있는데, 최근 SBS 방송에서 방영한 안중근 의사에 대한 영화나, 북한에서 행해

지는 전통 춤 등의 소개를 통해 우리 민족이 공유하는 정서를 확인하는 기회를 가져

볼 수도 있었으리라고 본다. 또한 남북간의 공유하는 문화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는 북한의 역사적 유산을 소개하는 
' 

역사 다큐멘터리'와 같은 프로그램도 기획된다면,

같온 역사를 가전 북한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바람 한 홍보의 장이 마련될 것

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남북간의 문화적 동질성을 이룩하는 방향으로 방송 프로그램

이 개발되又 방송 정책이 수립된다면, 통일을'대비하여 남한 주민들은 바람직한 문화적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북한에서 발간되는 문학 작품을 소개하

여, 진솔한 모 습이나 섬세한 감정이 묘 사된 모습을 통해 작품에 반영된 북한인들의 사

고 방식과 가치 체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마런된다면 대중적인 홍보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넷째, 개인적 의미를 가진 통일이라는 방향에서의 홍보 전략을 제시했다. 지금까지

통일이라는 것이 관념적으로 우리 민족이 반드시 완수해야 管 과업이고, 북한에 이산

가족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할 과업으로 어겨져 왔다. 그러나 일

반 대중들에게는 통일이 나 자신의 중요한 문제이고 개인적인 의미를 가지는 일로 여

겨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 따라서 대학생들에게 통일에 대한 정치적 효능성을 높이기

위해 가장 우선되어야 할 홍보 전략은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여, 통일 상황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이해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그들에게 남북간의

단절이 우리 민족의 발전의 저해 요소임을 알리고, 단절이나 이질감을 해소하기 위해

북한에 관련한 정보를 보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제공해야 한다. 결과, 젊은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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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에 데헤 이혜하고, 통일을 통헤 우리 민족이 취힐· 수 있는 헤

111이라든지 빌·>) 가능셩에 대한 이헤를 함으로써, 통일이 연에 미치는 영힝·을 이해하

고, 관심과 참어를 - 우도할 수 9)는 것이다.

통일에 데한 넹소주의나 최의주의에 삐-지지 않도록 기존의 전 논리니- 납한 체제의

- 7 월성을 강조하는 식의 정보제공은 지잉7되어야 省- 것이다, 따라서 대중 매체를 이용하

여 몽일이나 북한의 상쵱-에 대한 정보를 2 ]/관적으로 전달하도록 노 력을 기울여야 하戚

다. 또한 통일에 래한 홍보%2- 단순히 정부의 통일 정책 홍)L에만 3한될 것이 아니라,

다양한 홑보촬동을 통해 骨일이 국민 개개인에게 미칠 수 있는 엉향에 데한 정보가 제

공되어지야 骨 것이다. 그깃이 개인의 경제적 부딤·이 되든, 과도기적 흔란 상힝-에 관한

정)1가 되든, C·f빈둘이 상쵱·애 대한 이해나 지식을 가지야만, 보다 원만한 통일의 피.정

을 이끌어 간 깃이고, 개인의 엉억에서 管 수 있는 일을 찾고, 국가적 차원의 징책에도

적극 참이할 수 있는 깃이다. 아·와러 통일을 昏해 - (리 민족이 기대할 수 있는 헤택이

니. 국가혀 유익을 이해하고, 구체적인 毛동을 통헤 자신들이 참어할 수 있는 방법을 모

섹한다먼, 통일을 달성하고 북한과의 융촤과정에 보다 관]국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깃이다. 이에 통일에 대한 다각적인 측면의 정뵤가 더 많이 제공되는 것에서부터, 통일

준비를 위한 홍보가 시직·되어이· 管 것으로 전밍·한다. 통일이라는 복잡하고 거대한 과업

에 대한 막연한 셍각과 의긴을 가질수록 납한의 暑]은이를 비롯한 일반 대중은 통일을

통한 
" 

번촤"暑 원치 않을 것이고, 소극적으로는 통일에 관심조차 보이지 않을 짓이므

로, 통일을 이룩하고자하는 국민적 합의의 도출에 이러合을 7을 깃이다.

미·지s-으로 헹동적 차원에서의 전략의 일우}-으로 개인 참여의 기최, 개인이 통일이라

는 정치적 과정에 엉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식을 심어 줄 수 있는 
-헹사와 

프로그렘을

개1괸·管 것을 제안한디.. 잊 가지 에를 吾다먼, 남북간의 교 류를 촉진하는 프로그 램을 개

발하는 데, 남북한 지W자치 단체간의 자메걸언 및 문촤 햄사와 괸·런한 긱·종 행사 동을

납한지역은 문론, 북한 지익에서도 이루이질 수 있도록 추진한다. 추석이나 실날 같은

명절읍 이용해 속 이나 고 장의 풍습에 관 )된 헹사에 참이할 수 있는 기최를 마런

하어, 님'북한의 사람들이 서로 접吟하고 대촤'曾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될 수 있다면 바람

직 할 짓이다. 또한 남북한의 칭장년 층을 중초]으로 한 동호인 晋7]들의 북한지역 섣치

및 고<류1'v·인·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등 개인적으로 북한사%l-rn과의의 접촉의 기최를 팍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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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일들이 제대로 성과를 거두려면, 북한의 협조와 지원도 수반

되어져야 한다. 인도적인 차원에서 북한 어린이와 남한 가정 언결하기나 하루 금식운동

을 통해 북한 어린이 돕기와 같이 모든 세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람을 통하

여 개인도 북한을 돕기 위해 뭔가를 할 수 았다는 의식을 심어주어야 할 젓이다.

제시한 전략의 일부는 포커스 그 룹을 통해, 그 효과를 검증하效는데, 그 결과, 북한인

들의 인간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그들의 일상을 룽보함으로써, 남한 대학생들이 그 들에

대해 천근감을 느끼고, 같은 먼족이라는 동질감을 회복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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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 1 연구목적

남북통일은 정치, 겅제, 사회의 구조 속에서 복잡한 곽정을 거쳐 이루어지지만, 결국

이러한 과정을 수행해 나가는 통일 주체는 
"

남과 북의 사람들"이다. 이에 많은 사람들

은 오랫동안 단절되고 이질적인 삶을 영위兎던 남북한 사랖들이 통일 후에 하나의 민

족요로 융합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 최근 몇

멸 연구에 따르면, 젊은 세대들은 통일에 대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의 관심을 표명하

고
, 웅답자의 40%정도가 통일은 되면 좋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1993년 민

족통일연구원의 여론조사)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한의 젊은이들은 통일로 인한

경제적 부담에 대해 먼저 고 려하고, 북한 주민의 생활상이나 사고방식 등에 대하여 그

다지 관심을 두지 않으며 탈북자들에 대해서도 얄팍한 관심이나 호기심 정도를 보이는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조혜정, 19q7, 민성길, 전우택, 1997).

또한 남한과는 다른 문화적 수준을 갖고 있는 북한 사람들에 대한 
"불兮하다" 

또는

‥ 

촌스럽다, 미개하다55 등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혜정. 1997). 이와

같이 통일에 대해서 회의적인 태도를 갖고 있거나, 북한 주민들에 대한 부정적인 정형

적 이미지(stereotype)를 갖고 았다면 하나의 먼족으로 통일된 후 서로간의 원만한 융촤

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정형적 이미지를 바탕으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일반화된 편견을 형성하게 된다면, 남북한 주민들이 통일 후, 새로운 형태의 생활

에 적응하는 데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으리라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남한의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북한인들에 대한 정형화된 이미지를 줄이고 통일에 대한 관심을 높이려면

어떤 혼보 전략이 필요한 젓일까

본 연구는 2가지 측면에서 홍보 젼략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첫째, 북한 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정형적 이미지를 줄이는 방향의 훙보 전략의 방안을 제시하고, 두 번째 영역

으로는 통일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 

개인 의미의 통일'이라는 전략을

수唱하고자 한다. 또한 그러한 전략을 項받침하는 이론적 고찰 및 현황 조사 등을 병행

한다.

본 연구의 관심 대상이 되고 있는 집단은 앞으로 통일 과업 수행에 중추적인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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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게 될 20세 진후의 젊은 세대이므로 헌재 대힉·에 학중인 暑]은이들을 중심으로 본

연구를 수헹하고자 한다. 대힉-생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또 다본 이유는 전반적으로 통

일에 대한 A 심이 1990년대 초반이후 주>-소하었다고 하나 (조헤정, 1997), 내학셍들은 보

다 다잉-한 채널로부리 통일에 관한 정보를 받아들월 수 있고 어러 가지 t의의 가능성

이 비교직 다른 사회적 집단에 비해 열리있다고 31는 시긱- 때문이다.

1 . 2 언구 방법

전合한 BI-외- 같이, 북한 주 )에 데한 부정>인 정형적 이미지(Stereotype)를 줄이는 홍

J,L 진략에 대한 제인·은 사최 십리학적 이론올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정형적 이미

지에 괸·Vl촨 기존 언구 결괴-를 tIl-딤-으로 남한 젊은이의 북한인에 대한 부징적인 인식

-E 감소시킬 수 있는 메시지 전략을 수립한다. 아움러 앞으로 롱일을 준비하는 상촹에

서의 대중 체 프로그렙 V)셩, 기획 동의 디.잉·한 홍보채널合 이용한 홍보 진략과 실헹

가능성을 모섹하고 그 중요성을 논의兎다, -IT한 시곡]·에 대한 정힝적 이미지를 티.파하기

위한 메시지 3략y/ 소규모의 데학셍 Y커스 그.룹읍 통하어 ] 홍보 전야의 효윱성, 수

벙-자 네도 등의 관십 ]쇤수들을 중심으로 펑가榮다.

兮일의 개인적 의미와 통일 달성을 향한 개인의 참여라는 측1괸을 부지-한 횬보 전릭·

을 구성하기 위해 이론지 고 찰이 신행되었다, 이외- 관련하여 정치적 효능성(politrfcal

e U'icacy)이란 개넘을 소계하고 통일에 있어시 정지적 효능셩의 유용성에 대한 논의와

아운d-] 인의 l-여계 엉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또한 실제 통일 정책

의 각 분야에서 개인이 骨어림 수 있는 제도적 제널이나 교 류 험쵱·을 살피보았고, 최<그

개인. <E는 1건· 단체의 칭-여昏 통해 이루이질도1 통일 관런 
'A사들에 

대혜 긴.략히 조1토

하었다. 이러한 이론적, 힌실적 조1토를 거치 디.잉·한 寺띤에서 홍보 진략을 모섹하고 구

체적으로 개인의 함이기· 팔성촤苟 수 있는 홍보 활동을 제인·하고자 힌·디..

1 . 3 연구내용

1 1저, 대학Al을 중십으로 한 循은 세대의 통일과 북한 7민애 대한 인치, 대도. 신넘

에 핀한 넉 분을 소1宅 인구를 비-팅·으로 분석하고, 고曾하고자 하었다, 이리한 분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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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촤된 설문지暑 이용한 사회 조사들을 참고로 했으며 500인 이상의 응답자를 대상

으로 한 조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북한 주민의 생활양식, 또는 문화적 영역에

대한 남한 젊은이들의 인식에 관심을 가지고 분석했다.

두 번째 연구 내용은 남한의 젊은이들이 북한 주민들에 대한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

로 형성한 부정적 이미지에 대한 연구이다, 남한 젊은이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식을 살펴보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4

북한인에 대한 친근감 형성}

을 제시했다. 사회심리학자 자이언스(Zajonc, 1980) 에 따르면, 개인들은 자신들이 질 모

르는 집단이나 대상에 대하여 
"

친근감(Familiarityr을 조성하면 그 익숙지 못한 대상에

대해서 선호도를 나타내거나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다는 연구결과를 보여준 바 있는 데,

북한 주민에 대한 친근감의 조성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첫째, 북한 주민의 인간적인 면, 또는 그들의 일상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 제공이고,

두 번째는 그 들의 생활상이 우리가 납득하고 익숙한 상황섣정에서 소개될 때 친근감의

조성이 원만하게 이項지리라고 본다. 또한 친근감을 형성하면서 북한 주민에 대한 외부

집단(Outgroup) 이라는 인식이나 부정적인 지각을 감소시킬 수 았다.

북한주민의 생활상이나 문화적 사건들을 보고 남한 循은이들이 느 끼게 되는 문화적

우월감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그러한 이질적인 느 낌을 맹

목적으로 제거하도록 계도하기보다는 남한인의 생활 속앵서 보다 쳔근하게 그 들의 생

촬상을 접할 수 있도록 보다 자연스러운 방법을 이용해야 할 項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

면, 국민들에게 친근한 드라마 프로그램 등에서 북한에서 귀순한 인물을 설정하억 담한

의 일상적인 삶에 적웅하는 모습을 그린다는 등의 방법 등이 제시될 수 있다.

미국의 예를 들면, 1990년대에 들어서 흑인의 인구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혹인에 대

한 친근감을 높이고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혹인들만의 독특한 가족관계나 사고방식을

다룬 드 라마 등이 많이 제작되었고, 이러한 방송 프로그램들은 백. 흑인 융화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玆다. 또한 백인들에게 자신들의 눈에는 미개하고

무지하게 보이는 혹인들에 대한 
"내성 

(to}erance)"를 기르는 것에 대한 홍보와 더불어

같이 사는 사회임을 강조하는 공익광고를 번번히 방송해오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이고

도적인 채널을 통하여 북한주민의 삶과 생갹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소개함

으로써 북한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사최규범화 

(social norm)" 되는 것도 중요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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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본다,

세 번 로 전게될 논의의 대상은 통일이라고 하는 정치적 과업에 관련된 개인의 의

미를 부여하는 직·업에 괸·한 언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홍뵤 전략의 근간이 되는 이

론적 바잉·은 
w 

정치서 A능%ss(political e fficac y)이린· 개넘에서 비롯되는 데, 이 개념은 일

찍이, 흔히 투표니., 신거에의 히-어 동에 관한 언3'L에서 많이 사용되어지 왔다. 이 개넘

의 핵심은 이떤 개인이 정치적인 싱·황에 엉힝·리율 끼칠 수 있다는 의 읍 가지게 되면

보다 적극적으로 개1실적인 정치 행동에 ]·여한다A< 것이다 (Hinkle e t a l, 1396). 이러한

개인참이의 효능성 개넘을 
u

통일"이라고 하는 거내한 정치적 괴-업에 적용을 시커보는

깃에 대한 고힐과 그 유효성을 살펴보는 언c/를 중조]으로 이루어질다,

이러한 1· 의의 기본 전제는 통일이라고 하는 우리 민족 최대의 과제에 대한 
"개인적

적 ]-성S5% 피AL로 느 끼지 못하기 떼문에 番]은 세내들은 통일에 대한 관십을 적게 가질

수도 있으미, 통일은 이루어 가는 과정에 있어서의 
" 

개인적 추]·여"가 가시적으로 인씨되

지 S‥기 때문에 통일에 대하여 무핀·T]한 데도를 보이거나 최의적일 자세를 가졀 수도

있다고 B,L는 것이디.. 즉, 통일이 어 ] 특수 71단의 정치적 행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개21]인의 차원에서는 2'l-저 방관叫는 지·세骨 취曾 수밖에 없다고 / {
l%긱·한디-띤 통일이리-

고 하는 과71 또는 정치적 과졍 무관심省- 수%/J에 없으리라고 본다. 따라서 현재 남북

힌. 교)+가 %할히.지 봇한 싱-핀·에서, 통일을 이혁히.는 데 한 계인이 어띤 익%l-을 할 수

있는 지를 삳펴보고 
" 

개인지 히·어"를 A-도하는대 효과가 있는 공보 진락7을 수럽하는

깃이 본 인31-의 의의라고 할 수 있겠다.

7. 빈째와 세 번 연구 내덖-에 인게하여 실제 통일에 괸·런핀 활동에 있어서의 개인

추j-여 체닐 등에 대한 통일정책을 분%히·고, 기존의 대국민 혼보정%이니- 전략, 체적

P-로 칙.한 판린 대중 메치] A게시지니 방송 프Y그ha에 데한 김꼬, 분식이 되이지이· 힐'

것이고, 통일 %9·런 1-S'송 헌쵱-이니- 정책 등에 내한 분석 연구를 통하여, 잎'으로의 통일

%Il-런 빙-A이나 대骨 매체를 이- - 한 흥보횔·y의 가능성 兮을 산피보고자 한다.

1·)-지막으로 이론적 고 찰과 통일관 j 헌쵱·에 대한 분석을 마딩-오로 제시핀 홍보 )1릭J

을 포커스 그 룹%] 토론을 거시 그 효과를 검증 보고 자 하는 데, 펑가의 기준이 되는

1J·1수들-F 광F한 v I吾에 대한 데도, 통일에 데한 %l·십의 징도, 개인적 노4 1에 대한 의

지 SLA. 의V, 통일 후에 맞게될 어러 - 등에 대한 핑기- 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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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일에 관련한 힌 상황의 분석

2. 1 남한 補은이들의 인식과 태도

tt 

제 생각엔 lIVrn 상等에서 많은 준비도 없고, 교 류도 엾는 상황에서 바로 통일이 되

먼 혼란스럽기만 할 것 같아요. 언어. 사상, 경제적으로..,,. 통일이 되면 북한의 경제

문제를 떠맡게 되는 식일텐데, 그렇게 되면 지금의 우리 나라로선 다신 일어설 수 餓

을 것 有아요."(21, 대학생)

통일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에 참여한 한 젊은이의 통일에 대한 생각을 표현하

는 이 내용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헌재의 상황에서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통알에

대한 다소 회의적인 시각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다. 한편, 1995년에 시행되었던 통일

의식 조사에 따르면, 통일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은 약 63% 정도였다 (민족통일

연구원, 1995). 중부 지역의 청넌들을 대상으로 통일의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의 76%는 통일이 가능하다는 낙관적인 의견을 보였다 (한국청년문화연구원, 1993). 그

러나 약 26%정도의 응답자가 남북한 국민의 통일 의지 부족하다고 생각했으며, 나이가

어릴수록 통일에 대한 의지가 약함을 보여주었다.

경제성장과 더불어 기성세대에 비하억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생활과 정치적으로 안정

된 분위기에서 성장한 청소년들의 민족 의석과 통일 의지는 시간이 갈수록 흐려지고

있다 (조혜정, 1997). 10대의 경우, 통일의 가능성에 대하여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강하

게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태도는 이제 분단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실임을 수용하고

통일보다는 현상유지 - 분단 - 가 자신들의 물질적, 정신적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적합

한 체제라는 인식으로까지 연겯되어 나타넣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오인탁,

1997).

1993년 조사에서 나타난 바에 의하면, 통일의 당위성에 대해. 응답자의 약 50%가 남

북한 국민이 피를 나눈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답하고 있으며, 국

가차원의 평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의견도 약 40% 가량 차지하였다. 남북통일의 방안

으旦 응답자의 약 40%는 민간 외X 부문을 통한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보였

고
, 연령층이 높을수록 그러한 경향을 보였다. 교육의 정도에 상관엾이 모든 계층에서



l90

일반적으로 제시된 통일 빙'인·도 민간 외교 통핀이있다,

통원의 1'M'식온 접진적, 딘-계적으로 이7이져이· 한다는 의건이 약· 87%이었고, 그러한

의견은 언唱충에 괸-게없이 9도적으로 니-타났다. 특히 대학셍들의 인식에 띠-르면, 통

일- 차各치-츱 순시를 51-이- 점진적으로 이룩해이· 한다고 보는 학-%t%들이 84%로 v-도적

이었디·. 또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한내의 정치적 인·졍과 v I주화가 가장 급선무리-

0-!- 생각하는 힉-생이 56.l%, 경제적 안정과 1된엉이 제일 骨선무리.고 싱1각한 학)W은 21%

정도었h"l 4으로 나-다났디-. 물론 이러한 조 사가 이루어질딘 1993년에는 혠제이. 긴·은 겅

제 위기를 
-)
f민들이 깅$하지 않은 상데였기 때문에 학)g들이 지긱·하는 남한에서의 급

선무가 다소 차이昏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을 지적힐- 수는 있으니-, 진반적으로 통일에 데

해 점진 <조1론과 신- 론이 대학 사최의 주류적인 흐름임을 보어주었다,

한핀 남북한 昏일의 주체로 내니-수의 응담자가 
t;

국빈 2 
'히야 

한다는 의긴(익·

82%)을 나디·냈고, 국민);·LE가 주체라는 AI각은 인렁충이 닐·을수록 강兎다. 힌.편, 통일

주체기- 정부니- 정치 정당이어이· 한다1 생긱-은 익· 9%정도로 닐은 싱항을 보였고, 대학

재힉-)11 층이 통일의 주체를 국민 전체로 인식하는 ·깅향이 가장 강'榮다 (84%),

통일의 큐·체를 자신들로 인지하는 자주적인 경힝·과 달리, 힐은이돌이 인식하는 통일

징페 $-인을 살퍼j,),면 김원성, 깁정일 북한체제 (딩시는, 김일성 사1-p- 이전이었음), 미,

소, ·중, 일 주변국들의 省싱- 고칙·최- 징·책, 주한 미군 등의 외부리인 싱-쵱·이나 잉향을 통

일율 저 하는 J 오인으로 인식하/d 았있디-. 또한 남북한 체 이질촤 헌상. 남북한 주민

의 싱·호불션 등이 -(2한 요인으로 손꼽히고 있니-. 또 다른 설旻조사(잉·성칠, 1%3)에서

는 조시·대상 대학%의 40%정/L기- I t한 정부의 소극적 지세기- 통원을 방해叫는 기.장 된.

요인이리JW 지적하기도 했다. 한%'9 서울지익 데학셍을 대상으로 조 사한 통일관을 살피

보V>(암·성苟, 1卽'3), 데힉-셍·낡·은 님'-Ii;-한 이질촤 헌싱체 대해 심거-하게 뇨 끼고 있는 것으

로 니-티·났다, 30% 이상의 응답자들은 한인들과 7리가 %-일 민족이라는 tV)족정체성

에 대해 회의를 L 끼고 있다)'/- 爐고, 11한 시.骨늘 내한 인식에 있어서도, 30% 이상이

-t]-한의 어린이니- 미1-위 무3]기니. 칠썽-하게 여긴다고 응도1-했다. 이러한 경향은 민 정

x]i성의 조]진적 쇠되 헌)싱-을 1신영하는 깃이머, 님-북한 민을 &·1-치 다른 1긴족인 깃처럼

<--껴고 있는 側2이눌의 인식음 보이주는 것이다. 7 한 동일이 뇌어 닙-낙7민이 같이

실-아가는 것에 데해 어려合 것이라고 웅딥·한 대학)1들도 전체 조시-자의 짇반에 해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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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51.I% 라는 것도 주목할 만한 결과이다. 이는 대학생 응답자의 76%가 동일에 대해

낙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에 반해, 통일의 현실적인 측면에 대해는 다소 비관적인 태도를

보이는 점이 인상적이다.

북한 실상의 이해와 인식의 정도를 살펴본 결과 (양성철, 1993) 대학생들이 북한 실

상을 잘 파악하는 것도 아니고 전혀 모르는 것도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예를

들어, 북한의 종교에 대해 자유가 없다는 응답자(213%) 와 주체사상이 북한의 종교라

고 보는 대학생이 24.8%로써 거의 절반 이상이 북한의 종교 부재 현실을 파악하고 있

었다. 한편, 북한의 강제노동 실상의 인지도 57.75 이고, 남북한 생활 수준에 대해서도

북한이 남한보다 낮다는 인지하는 응답자가 74,9%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대부분이 기

본적으로 북한의 제도적인 측면에 대해서 피상적이나마 북한 현실에 대해 파악하고 있

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이 밖에 북한체제, 핵 개발 문제, 체제붕괴 가능성에 대

한 응답도 훨씬 북한 현실과 사실에 가까운 답변을 하고 있는 것도 이런 주장을 뒷

받침한다.

앞에서 소개한 대학생들의 북한에 대한 인식이나 지식의 수준에 대해 조사한 연구骨

은 북한 주맨들의 일상적인 생활이나 생활 환경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남한의 젊은이들이 북한에서의 문화 활동이나 문화의 내용 등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연구되었거나 조사된 바가 없다는 것이 주목할만한 이슈라고

본다. 이러한 연구들로 미루어 볼 때, 남한젊은이들의 북한 사람들이나 북한에 대한 이

해는 체제적인 측면에 치중되어 있고, 지금까지 학교 교육이나 반공 홍보 등을 통해 남

과 북의 대럽적인 위치를 강조하는 정보에 치중하여 노 줄되어 오지 않았는가 하는 생

각이 든다. 따라서, 북한 사회를 구성하는 개개인의 삶의 모습들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들의 인간적인 모습들이 배제된 상태에서 북한의 실상을 이해하고 있는

듯하다.

2.2 북한 관련 방송프로그럼 현等 및 내용 분석

1970년 이후 남북한 사이에 숱한 방송교류 제의가 오고갔고, 정부를 포함한 관련분야

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제기되었으나, 가시적으로 나타난 성과는 없었다, 또한 지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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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1'M·w교류와 괸·Al히.여 y]]-북간 현실촤되었던 사인-들도 데부분 일최적이있으.며 인속

성이 없었고, 정부 주도적이라는 한게를 가지고 있다 (유동희, 1996).

이외. 긴·이 성과가 없있던 빙·송교류의 헌실에L <l'북한은 니·昏대旦의 이유가 있는 것

으로 )(석되고 있다. 최근 문촤)·M·A-에서 발간한 연7에 따르먼(유동히, 1996), 남한측의

l])]경에는 적섹공$증7로 인한 피해의식이 아리 운리들에게 남아있고, 납북통합에 대

한 일반적 무관심 또는 십리적 저항이 우리 의식 속에 집·제되어 있는 것이 빙·송교류를

더디게 하는 요인으로 작- - 하는 젓으로 보인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북한에 대한 집

단 우월 의식도 분 로 지적되었51, 동, 서독의 통일에서 가장 소]吟한 문 로 대두되있

도1, 통일 비- - 을 둘러$- 논1)L 납한측을 骨러씬- 문제 요인들로 파악되있다,

한핀 북한에서도, 권력층이 헌상을 A-지하리는 욕구를 비.탕으로 통일에 대한 저항 분

위기가 존제하고, -
'

i·적된 집딘· 적계심이 어 1히 지 적이rI]. 자8주의에 대한 콤플렉스

와 자유를 누리는 것에 대한 공보. 등으로 남%한의 )칭송교류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게

된 2으로 보고있다.

한 rI 
북한 관련 ]g 프로/.I%骨 (닙'북의 창. 동일진밍·데)에 데힌 수용지.의 반응)Il-

내도에 관한 인구(이칭-헌, 1男3)에 뗘-르면 북한 괸·련 프로그랩을 이용하는 것이 북한에

대한 ]*A에는 긍정식인 잉향올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헤서 헌

남한의 수용자에게 제공된 북한 %RI )%-%- 프로그 렘의 내용을 통해서 북한에 대한

제한키인 지키을 조1닐'하는 기능이 9)을 1는 있凍지만, 기본적으로 북한 방송의 개방을

통해, 납북한간 이질JJ-은 혜1하고자 하는 꼭표를 달성한다는 먼에서는 )竝다른 성과

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 4이다.

이와 V-은 인구길과에서 나타난 것처럽, 힌·관 :l 프로 1랩들이 오히리 동짇성 최복

에 ;·)-各이 되지 못한다먼, O- 니·읍 생긱·헤 骨 이슈는 남북의 창이나 통일>·1밍-내파 갑은

북한괸곡1 프로그렘의 내용은 과연 이떻 구셩되이 있는 가를 살펴보는 것이디-, 기본적

으로 /J러한 프로J-81은 북한의 뉴스 y,r도. 기폭 잉촤, 선진 소게, %4 에술 헹사 공연

실쵱-, 납한의 A·드펑 및 좌남 듕- 로 7-성되이 9)다. 시칭지-들은 누 프로<.내%이 빈·공리인

내용이 協'고 내. - 이 피싱·칙이라고 )1각하는 깅향이 많았다(한히-l'M-令-개발원, 1993). 또

한 대힉-s도 북한 Al{- l 프로[]I-7/에 대해 내- - 이 객A[B이지 못하다고 L끼거니., 반공·적

인 네성-이 많디·5-c 링-딥·힌· 겅- 기· 70%이상이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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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북한관련 프로그램의 내용이 북한에 대한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고 이질감을

조장한다면, 남한의 방송국 입장에서는 북한 사람들이나 북한이 대해 긍정적인 방힝의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새로운 내용을 개발해야 한다는 될요를 일깨워준다. 이러한 이

슈는 이미 KBS 자체적으로도 북한 사회의 전체적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
남북의

창,의 위상을 새롭게 강화시켜야 할 것으로 방안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KBS, 1998).

또한 국내의 북한 관련 프로그램의 시청자들의 반응에 대한 방송개발원의 1993년 연

구에서도 북한 관련 방송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인식을 살펴볼 수 있다, 540명의 서울

지역 시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이 연구에서, 먼저 시청 빈도를 살펴보면, 
'

남북의 창'과

'

통일전망대'를 본다고 응답한 일반인의 경우, 36.5%가 1개월에 l-2번 정도 시청하고 있

으 며 21,6%가 2-3개월에 한번정도 보고있고, 11.1%가 일년에 2-3번 보는 것으로 나타났

다. 거의 매주 본다는 사람은 불과 8.2%로 북한 관련 프로그램의 고정 인 시청자가 아

주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번도 본적이 엾다고 대닿한 사람도 22.5%나 되었다.

대학생의 경우 
' 

한번도 시청하지 않았다'가 14,3%, 
' 

일년에 2-3번'이 28.6%, 
' 2-3개월

에 한번 정도를 시청한다'가 22.9% 등으로 나타나 일반인보다 북한 관련 프로그램을

더 많이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의 만족도에 관해서는, 일반인의 경우에

는 큰 불만족을 느 끼지 않는다고 대답하고 있으며, 대학생은 대제로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었다. 이는 대학생 집단이 가진 독특한 북한사회에 대한 가치체계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인의 경우 시청동기로는 부담 없이 시청할 수 있기 때문이고 다양한 북한 소식

을 알려주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많온 반면, 이러한 프로그램의 시청이 민족적 동질감을

느 끼게 해준다거나 개인적인 관심이나 훙미 때문에 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지배적이

었다. 한편, 일반인들은 북한에 대한 지식을 얻고자 남북의 창이나 통일 전망대를 시청

한다고 대답한 경향과는 상이하게 대학생들은 두 프로그램이 오히러 남북한간 이질감

을 강화시킨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의지 고 취라는 측면에서 두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살퍼보면, 두 프로

그램은 통일 지향적 의지를 강화시키지는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두 프로그램을

보고 난 후 통일이 지금보다 더 어려워지리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전체 응답자의 5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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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벴으머, 대학셍의 겅-F 북한의 긍징적인 면이 많이 진딜'되지 못하고 있으머. 빙·송 시

칭을 통해서 통일에 대한 의지나 자신갑을 십어 주지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별·해서 대학셍들은 두 프로그렘을 통해. 북한인에 한 이헤를 중진하는 측변과 동질성

을 최복하는 측면에서는 일빈·인 시칭자들과 비숫하게 엉향올 받지만, 대학생들은 납북

간 이질김·을 더욱 깅·하게 겅호]하는 것으로 니-타났다.

최<2- J-i정기 교 L(lg%) 북한 관보] 프로0-8%이 아노1 일반 국내 방송뉴스애서도 북

한에 데한 부정직인 테도니· 인식o]] 미칠 수 있는 상징죄 표힌을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

했디.. ·주) 교 수는 KBS, MBC, SHS의 주요 뉴스에 보도된 기사를 분석하여 데북 방송 인

이의 ]
i
L 졍적 심볼(sylnbo]s) 의 실 를 보어주fr 는쨉�, ( 

省통(철체 7는 엉공) 겅게 이싱

似디.', 
' 

지하 에 시심 (1섣', 
' 

헥실71 파문 파산'骨에서와 긴-은 기사 등에서 기사의 보도

윈·커과 관련하여 정획-성과 객관성을 걸여되어 있디·고 지$]蠻다.

또한 )IL도 내용 히'긴 내재죄 의미를 통'해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조장하는

보도니- 북한 체제의 익기능에 괸·한 보도 
' 

외11<관 밍-명', 
' 

북 식링:난 -趾안 귀순', 
4 

북한에

2사 쿠테티· 소문 니·돌아',' 북한 고위%[l·리 홍콩에 밍-띵 요칭' 동의 기사를 통하여 북한

체제의 불인·정성을 깅·조하는 보됴가 이루어기었다고 지직兎다. 이러한 보도는 궁극적

으로 님-한 체제의 우월성을 깅-조하는 동시에 북한 체제의 봉괴를 w·시하는 결파를 가

저 수 있고. 특히 식링7위기 이후의 보도미.저도, 인도져 차원의 구호를 위한 2;L도가

아닌 남한의 우원성 깅-조 혹은 북한사회의 봉괴를 애상하는 듯한 보도가 지배직임을

보이 주있다. 진정기 교수는 북한의 체 가 제하고 있고 봉괴의 징조를 측히.기에

어리운 싱힘·에서도 이러한 네벙-이 M·w에 ILV되는 깃은 선정성괴. 이데올旦기성이 결

합한 사레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와 같이 1측한에 대한 %L정리인 인식이나 테도를 조장할 수 있는 1-'M'송 보도가 이7

이지는 베겅에는 인易인돌의 l's복석 빈-공 성향을 윈인으로 &A 있다. 또한 빙·송 언론

인의 맹복적 반공 셩힝·구조를 비-팅·으로 북한 대한 정보가 일정한 방향으로 이파되이

지는 한 북한에 관한 l-M-송 인어는 반공적인 상정을 양산하게 되고, 이러한 부정려 심-趾

이 방송을 통해 데링2으로 T-昏되먼 거내한 잉'昏럭을 미침 수 있다고 주징·히-고 있다. 개

인적 차원에서의 효과로는 ' 

반)1'이라는 骨에 박힌 고정린님을 더욱 증폭시키고, 시4

적으로 ]])·공 이Id을 고착시71으로써 데북한 괸-게를 경섹시키게 되는 길과를 낳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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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것이다.

방송전문가, 언른인, 학자 57명을 대상으로 통일에 대비한 방송 프로그램의 편서에

대한 연구(방송개발원, 1995) 결과에 따르면, 
' 

민족 동짇성 회복'을 위한 방향으로 방송

목표를 세우고 이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편성해약 한다고 방송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 방송의 역할에 있어 자제해야 할 프로그램과

남북간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친화력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소개하였다. 먼저, 방송해서

는 안될 프로그램으로 대북 비방, 조롱 혹은 남한의 우월성을 다룬 프로그램을 들었는

데, 남북의 창과 통일 전망대와 같은 프로그램도 방송을 자제해야 할 프로그램에 속하

였다. 이와 같은 대답은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북한 관련 방송

프로그램예 대한 문제점이 대학생들 뿐 아니라 방송 전문가들에 의해서도 다시 제기되

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북한을 알리는 프로그램들이 남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북한 사회의 이해를 돕는 역할에 있어서 어떤 내용을 담아내느냐에 따라 상대방 사회

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반면 방송해서는 안될 프로그램이 되기도 하는 좋

은 예를 보여준다. 방송전문가들은 또한 대부분의 코미디 프로그램과 수입 문화를 무분

별하게 모방해서 방염하고 있는 쇼프로그램, 타락, 부패, 상류사회를 무절제하게 다루는

프로그램 등, 남북간의 이질감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도 방송을 제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북한을 풍자하는 코 미디나 이데올로기를 부각하여, 북한의 지도

계층을 비판하는 프로그램이나 반공정신을 표방하는 프로그램 등은 방송해서는 안될

것으로 지적했다.

한편 김대중 정부에 들어와서는 당장 통일을 이룩하는 데 주력하기보다는 북한에 대

해 포용적인 자세로 보다 많은 접촉과 보다 딸은 대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

진하기로 하였다, 남북한 방송 개방도 새 정부의 100대 정책 과제로 선정하玆으며, 단

계적으로 북한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을 개방하는 것을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새 정부 100대 정책과제, 1998). 이러한 가운데 명목적이 아닌 실질적인, 피상적이지

않고, 깊이 있고 내용이 있는, 방송 교 류와 통일 지향적인 프로그 램의 제작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송 정책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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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홍보전략 수립을 위한 이론적 고 찰

3. 1 북한인에 대한 정형직 이미지

닙- l-과 북한F-로 나눠진 후 반공본에 입긱-헌· 통일 교육은 1開0년대 후반기에 吾어,

우리의 깅제 상촹이 북한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V로 성장하 되A 통일에 대비하는

통일 고)rn-95 으로

� 

니·소 l-E·향의 전흰·을 IL 이게 되었다, 그러나 헌제 님-한의 접은이들 초

등학교 시절 반공 표이吾 짓5)- 반공 포스터를 고1리며 반공, %공, 1게에 띠.라서는 면공

징신을 2기 사회화의 
-7(y]f 로 성장한 세대이디-. 이C-)한 빈·공교A-은 북한의 이넘과 체

의 모순各 비판하5:t, 남한 체제의 정담성과 우 성을 감조하는 것을 내용으로 이루어

지 왔었다. 기존의 반W 교육은 " 

북한에 네힌· 진체직인 부졍과 남한애 데한 전체적인

<r징"이라는 이분·적이고 혹백 V<리적인 사고를 득징으로 하고 북한애 대한 파괴적인

적대의식을 고취시켰다 (오인탁, 1997).

91힌· 진<년기에 있이서-는 념'힌의 급격힌 성장-괴-는 데조3으로 징제적 p로 <(심힌·

이리움은 딩-하고 북한의 모습을 알게 되었5t 기아에 시달리는 북한 어린이들의 비참한

모 습을 대중 메제를 통해 지-주 접하1;9서 닙-한 l 들의 우윌힘-을 피-인하머 지.리-왔다.

1980년 후반이후 북한의 실정을 일'리는 
" 

남북의 창"이니· 
"

통일 전망대"등의 북한 관런

프로그 램-A 헤, -}·r한 사회의 Io·y)직인 셍)쵤-싱·을 7]하게 되었디.. 본 . 북한 사림·돌에

대 
'l- 

이해骨 W이고자 기획되었던 3:LYO-램이지만, 오히리, 남-한의 깅제적, IV촤적 - 월

성을 보여주는 부정적인 효과를 기-저왔니-는 평기-骨 반아왔다 (방송개핑원, IE5; 김정

기, 1男8).

깁정 기 lIE수는 언론에서 북한 어린이들이 1·f악기를 인주하는 모습을 셜띵하먼서 화

장한 아이들을 
' 

셍존-s- 위해 처절하게 i부림치고 있는 북한의 얼曾'읍 나타내고 있다

는 식의 표헌合 통해서 북한 어 1이들에 대한 왜곡의 예를 보이y있다, 唯레비전 출언

이니- 공연을 힐· 때에는 회.장을 하는 깃이 싱-서인데도 분구하고, 지배 엘리트게총이 북

한에 대해 징 이미지를 고착시키)1 있는 억할에서 1칫어니-지 못하고 있음음 지적兎다.

'

:1실적y로 북 
'l-의 

체제, 사최, 북 1 주민들에 내해, 쥐접저인 경혐이나 접촉이 전히

엾있모1 싱-태에서 남한의 信]은이눌은 이린 시절부터 북한 시.림·들은 
" 1벌·갱이"라고 부르

고 /1들 미리에는 
" 

W"이리-도 달린 
"

도 깨u)"임음 인싱-히.써 믹-언한 적개1]이니. 두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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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상으로 생각하머 성장해 왔다. 그러다가 북한 관唱 프로그램이나 대중 매체 보도

를 통해, 북한 사람들의 부정적인 모습이나 보도를 접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미지

를 더욱 고착시킬 수 있으리라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 북한 사람들이 
it촌

스 럽다" 거나 문화적으로 
" 

미개한 수준"을 지닌 사람들로 지각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북한 주민들에 대한 부정적인 정형적 이미지(stereotype)를 갖고 있다면 하

나의 민족을 구성하는 북한으로써가 아니라. 우리와는 다른 
" 

외부그룹 (Outgroup)55으로

지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더구나 이러한 정형화된 이미지는 서로에 대한 지식이나 직

접적 경험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생기는 일반화된 편견으로부터 형성되는 것이다

(Rajecki, 1990).

또한 북한을 다른 민족이나 외국인이나 다를 바 없다고 노끼는 인식과 같은 이질감

을 형성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혹은 문화적으로 위기적인 자극이 제시되었을 때 그 구

성원들의 반응이 단적인 형태로 표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동서독의 통일 후, 서독

이.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워지고 경제적으로 통일 비용을 서독 주민들이 부담하게 되면

서 각종 세금 부담이 가중되자, 젊은이들 사이에 신나치(Neo-Nazism) 운동이 일어났다.

그러한 운동이 확산되면서 독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로 

그 들의 불만이 발산되고,

폭력사태가 일어나는 등의 사회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었다.

또 한 일단 어毛 집단을 외부그룹으로 인식하게 되면,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구성원

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적대시하거나 회피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 (Taylor

& Mo ghaddam, 1987). 또한 어떤 대상에 대한 정형적 이미지는 우리의 인지 香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데, 우리에게 어떤 정보가 주어졌을 때,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북한사람들

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정형적 이미지와 일관된 정보를 더 잘 기억하고 경향을 보인다

는 것이다, 그리고 정형적 이미지에서 벗어난 정보는 듣거나 보 라도 잘 기억하지 못

하는 인지적 착오를 범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Ta12 & Suarchavarat, 1988). 예를 들면,

북한 사랖들 사이의 인간적인 정을 나누는 모 습이나, 남녀간의 자연스러운 애정 관계에

대한 정보를 듣게 된다 해도 남한 사람들은 자신의 고 정관념 속에 존재하는 북한 사람

들의 모습과 일치하지 않는 그러한 정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을 뿐 아니라

믿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외부-내부 그 룹과 같은 차별적인 의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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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남북한 주민들이 
' 

하니-의 l;9족'이고 림'은 밀'과 글을 쓰이 고 유한 전통과 문화를

비.딩·으로 살아 兎·읍을 인식하는 깃이다. 닙·북간 이질촤의 초]촤는 남북한 주민들을 마치

다른 민족인 것처럼 만들고 있다. 이런 현상은 통일이 이루어진 뒤에도 서로간의 원만

한 융촤를 저해하는 요소가 되므로 새로운 힝태의 Ar횔伽에

� 

적응하는 데 리지 않은 어례

움을 ·쥐으리라고 AI긱'된다.

3.2 친근감 형성을 통한 동짇성 회복

3-힐다1견, 우리는 남북한 주모1들이 가지고 있는 이릴김-이나 부정적인 정힝적인 이미

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떤 노 럭을 기울여야 할 깃인가 사최심리학자 쟈이인스

(Zajonc)는 l%8닌 )}1인들은 자신骨이 l- 모르는 집단이나 대상에 대헤 친근감을 형성

히-민 그 집단이니· 싱·에 대해 호의적인 내도를 보이거나 펑가를 내란다고 주장한 바

있으이, 이러한 효과는 다수의 인구를 통해 소개된 비. 었다,

CI-는 실험을 통헤 친곤감 헝성의 과정과 길가를 보여 있는데, 그러한 효파의 대표적

인 에를 실'꾀보민, 피실호]자吾에 그들이 힌·1신도 만난 적이 없는 얼曾들을 수 차레 반

복적으로 보이 주고, 그吾에 내한 데35骨 조사하였다. 그 결과, 피실험자듬은 사진을 통

해 여리 빈 반복>으로 본 사림·들에 대해 2정적이고 우호적인 데도를 취하있다는 젓

이다. 지·이인스에 따르변, 김'정적인 친민김-이니· 친H킴·이 헝성되면, 그런 감징이 다-邑

어[tI 인지적인 요인들보다 신행하여 어1틴 대상에 대한 후속적인 관단이니- 펑가를 괴.우

한다는 것이다.

이외. 비슷한 인구 결과를 실 ·]이 아닌 제 셍촬에서 남긴한 로는 구 쉬(0rush)와

그의 동료들이(汚78) 정지가骨을 대상으로 한 언3L가 있다. 그 들은 오41 기긴페 걸처

축려되어 있는 자료吾 분석히.있는데, 헌제 의정 촬동율 하고 있어서 대중에게 지명도가

있거니·, 부정혀 이우-나 骨의骨 빚어 사림-들의 71에 밀이 오르내련 $ 

익·IA 높은1 7뵤들

이라도 잔 알려지지 앞은 신거 주보보다 더 밀이 당선된다는 것읍 旨혀或다. 이들은 많

이 임'리진 사림-들이 신거에서 딩·선되는 이주-는 메스킴이나 다른 사람들에 의한 여러

번의 노 춥 기회기· 있었던 유16인사들은 일반인들에게 친근/J- tE는 익숙한 감징을 형성

헴고, 그러한 김·정·을 바탕으로 /l-吾에 대한 다혼 부징적인 정)i의 엉향을 뭅리치고,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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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에 당선되는 등의 호의적인 결과가 나왔다고 셜명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에 대해 친근감 또는 익숙한 느 껼을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한편 어떠한 대상에 대해 
" 

친근감(Famiharity)"이 조성되면 새로운 이슈나 정보를 받

아들여도 그 대상에 대해 형성한 기존의 태도를 쉽게 바꾸지 않는다는 것도 알려졌다

(Vinokur & Btm팼eitl, 1978), 따라서 한 대상에 대해 먼저 친근감을 형성하는 것이 후

속적으로 이어지는 다른 인지적 활동에 있어 중요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 주민에 대해 친근감 형성을 통해 남한 사람들에게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유도하

고 자 하는 혼보 전문가에게 동전의 양면을 보여주는 것과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이미

남한 補은이들의 머리 속에 자리잡은 북한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쉽게 흔들리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측면이 있는가하면, 또 한편으로는 북한 주민의 이

미지를 제고하는 효과적인 메시지의 반복적인 노 출과 홍보를 통해, 남한 擇은이들이 새

롭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된다면, 그것 또한 견고하게 그들의 머리 속%] 인식될

수 있다는 낙관적인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남한의 젊은이들에게 북한 사람들에 대한 친근감을 형성하기 위해 어떤 내

용의 홍보 메시지가 필요한 것일까 오인탁 교 수는 그의 통일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

는 논문(1997)에서 통일 준비 교 육은 거창한 주제에서부터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오히

려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경험할 .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걀등하며 공존하기, 상대의 고유한 인격을 나의 인격과 동등

하게 인정하기, 서로 다른 점 인정하기, 몰지배적이고 개방적으로 대화하며 토론하기

등의 가치들이 제대로 교육된다면, 성공적인 통일 준비라고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가

치의 교 육과 아울러 북한 주민에 대한 친근감의 조성은 
' 

인간적인 측면' 또는 서로의

삶의 과정을 인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본다.

과거에 우리에게 전달되었던 북한 주민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인간성이 배제된 듯한

획일화된 모습을 생각할 수 있고, 어린이들의 모습에서조차 동심을 느 끼기 어렵고, 그

들의 행동이나 모습에서 작위 인 느 낌이 든다. 그러므로 친근감을 조성하기 위한 훙보

전략으로는 북한 주민들의 인간적이고 자연스러움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

된다. 어린이들의 맑은 동심, 남한의 어린이에게서 볼 수 있는 웃음 등을 보여준다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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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들에 대해 기존에 닙-한 사림-들이 ‥끼 l 이질7J--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겻이다. 이러

한 광보 전릭·을 반엉한 메시지에 북한 주민의 일상쟉 ] )g촬애 대한 정보를 제i하고,

/[l-骨의 인간적인 1;H, 자언스럽게 일상 생쵤·을 하는 모 슈을 알게 해주는 깃이 남한 젊은

이들에게 친근김·-8- 헝성하도록 하는 데 도웁이 필 수 있다고 본다.

fL한, 그들의 /W활상이 우리가 닙'득하고 익숙한 상촹설정에서 소개될 [(11 친근김-의 조

싱이 린만하게 이뤄지리리-고 본다, 예를 들면, 우리외-는 다소 다른 점이 있더라도, 북한

의 信]은이들이 즐겨하는 돌이라든지 취미생핌을 임'려준디-거니- 어셩들 사이에 옷차림에

데한 유행 등의 2판한 정보는 21들에 대한 친<-3J·을 헝성하면서 북한 주민이 우리외-는

)히 디-른 외부7]단(Outgroup) 이라는 인치이니- 부정적인 지각음 김-소시킬 T 있다. 몰

론, 경·제 수·순 차이로 인해 그들의 셍骨상이 우리보다 뒤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다시骨

' 

수骨이 닛'디-' 동의 부징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는 있겠지만, 주이전 存보 메시지가 우

리와 다른 71이나 뒤띨어지는 진보다는 남한의 일상과 비숫한 짐을 강조한다면 릴·은

민족이리-는 친2-김-을 
'힘성힐· 

7 있으리라고 본다.

VI재 -(p한 사림-悟‥미-의 만<d'이니- 어힝]을 兮헤 직접$f인 접촉이나 겅험이 제한적인 상

쵱-에서 가장 A과적이고 엉향략 있는 숭보의 체닐은 대중 메체다. 내중 매체 의존 이론

(media depen deucy lheor y) 띠-르민, 시-회의 苟·데에 따라 인이 리접 깅험할 수 웠는

A에 대해서 대중 메체의 WIL에 진적으로 의존하머 보도기사의 t%·향성에 따라 개인의

이떤 시국]애 대한 지각, 판딘· y이 좌우된다고 兎1

대표적인 에는 지난 91년 건프 J이 1실어졌을 매 지구各 J세계의 사림-들은 오且지

CNN의 )13뇨를 몽해서 전 싱4에 데한 정보를 입수할 수뷔'에 없었고, 도1 정보를 비-딩-

f-로 길3L%1 상毛·을 이해'榮딘 것이다. 북한의 상쵱·V 이와 마찬가지로 정보가 제한적으

d. 주이진 상일·에서 IV-Ad 익할은 지대한 첫이다. 여테까지 북한의 생)촬싱-움 알리기

위해 7'송되었턴 소55의 북한 괸·런 빙-w들은 우리가 북한 주먼에 대해 호의적인 인식

을 힝성하는데 그다지 긍점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넜·다. 왜니·하면, 소게

V-l 내- - 들이 북한의 정치, 사회적 사긴을 1심으로 /1 들의 뉴스 )1도자료를 중심으로

이- 어-玆고, 선전의 성걱이 %-한 정보를 보여주있기 떼$이다. 따라서 북한 주VI들에

대한 
' 

친근김· 헝성'이 홍보니· 커뮤니케이신 헹위의 목표라면, - (리꾀. 공통직인 부분이

멈·'이 EL힘·되어 있는 그-趾의 J%쵤·상을 자인스럽게 접曾 수 있는 빙·명은 모 섹해야 할 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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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면, 국민들에게 친근한 드라마 프로그램 등의 형식(format)을 이용하여 북한의

모습이나, 북한 도시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북한의 일상앵서 남한의 생활과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소재를 발曾하여, 같은 민족으로서의 동질감을 심어주는 것

도 시도해 볼만한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귀순한 인물을 설정하여 남한의 일상적인

삶에 적응하는 모습을 그련다는 등의 방법 등이 제시될 수 있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기존의 북한 사람들이나 생활에 대해 편향된 정보를 제공밤았던 것에서 탈피하여, 균형

적으로 다양한 정보를 수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또한 생활상의

소개를 통해 북한에 대한 무지를 줄여주고, 일상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도록 한다,

같은 체제 안에 있고 같은 정치적 사상을 표방하는 상황에서 흑인과 백인간의 갈등

이나 대립의 이슈는 남북한의 단절과는 여러모로 다른 상황일 수도 있으나, 흑언과 백

인들이 서로에 대해 외부집단 편견(outgroup bias )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남북간의

이질감이나 편견을 해소하는 데 적용될 수 았으리라고 본다. 역사적으로 흑인들을 노 예

로 부리던 경험이 있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문화, 사회, 정치, 毛제의 모든 영역에서 우

위를 나타내고 있는 백인들은 혹인에 대한 
' 

외부집단 편견(outgroup bias )'을 가지고 있

고
,

그러한 편견은 사회 전반에서 차별이라는 형태로 드 러나게 되자 혹인들의 반발이

심해지고 폭동이나 시위 등의 사태가 발생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었다.

백인과 흑인사이의 편견이 고 질적인 사회문제로 존속하면서 전체적인 사회발전에 비

생산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경향이 계속되자, 1990년대에 들어서 흑인에 대한 친근감을

높이고 이해를 형성하기 위하여 흑인들의 가족관계나 사고방셕을 다룬 드라마 등이 많

이 제작되었다. 백인들의 흑인에 대한 무조건적 우월주의나 대감을 줄이기 위해, 같

은 나라에 속한 운명공동체로서, 인간으로서, 비슷한 감정과 습관을 가진 존재로서, 혹

인들을 주인공으로 등장시켜 가족간에 일어나는 일들이나 일상적언 삶의 모습을 보여

주는 시트콤 프로그램을 제작 방영하였다. 그러한 프로그램의 목적은 혹인이나 백인이

나 모두 인격적인 존재이며, 서로 다른 집단에 소속된 이질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 줌으로써 서로 친근감을 느끼고 서로에 대한 편건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또한 혹인과 백인이 원만한 인간적인 관계를 맺어 가는 과정이나 일화를 보여주는 달

레비전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백, 흑인 융화에 노 력을 기울이고 있다. 혼보 분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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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혹인과 백인이 더불어 갇이 사는 사최입을 강-조하는 공익굉·고를 빈번히 방송헤오고

9)다.

한%/]9 이러한 )‥-럭들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전술한

내로, 북한 사랍들에 대한 친<1김·을 헝성하러민, 그들에 대한 정보 반복적으로 넘·한

初은이들이 1·-출 되어야하고, 남한 儉]은이뉼이 이미 가지고 있는 고착적인 이미지를 타

파하려1젼 오;81 시간이 징릴 수도 았기 떼31이디·. 봉일에 내한 홍보나 교육은 정권의 탄1

최.니· 구체직인 통일 졍 의 Al:1최.에 잉향을 반지 않고 통일의 주체인 납, 북한 주민들의

71.만한 조화를 달성하기 위헤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과거에 북한 사

림'을 우리의 
" 

적"으로 킵·정하고 신고의 대상으로 지각榮던 것이 사회의 -a-범이었던 것

에서 벗어니-, A-한인이니· 리니- 모두 같은 니·라의 국민이라는 f동체 의식을 가지고,

A-1로 수- - 하고, 이해하는 것이 당인한 일7J을 교육시키고 그것이 새로운 사최 규법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대중 매제를 통해 북한주민의 Il·파 -생거·에 내한 긍정적인 이야기

-趾 많이 소개하는 등의 게속적인 노 럭을 기合여야 曾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대중 매체에서 다루는 북한 d곡1 )1도나 1-M-w에서 북한 주인에 대한 애피소드

를 소개한 J흐다 신중하고 세심한 주의릅 기合여 줄 깃을 당부하고 싶다, 최근의 정

헝적 이미지에 관한 7)3t-에 띠·르면 (Hendcrsou-King & Nisbett, 1926; Power, Mu][p hy, Ac

Coover, IE6), 흑인 한 사람의 부정적인 헹]동에 내해 듣거나 보게 피1된, 그 하니.의 사

il이 흑인 조1제 주]틴'에 대한 판a-에 영항을 미치고, 니-중에 다른 혹인을 대하는 헹동에

잉'향을 미친다는 것이디·. 예를 들면, 한 인이 다른 사림-에게(인종 관게但이) 사최적

관계에서 촤暑 심히·게 내며, 무레하게 헹骨하는 장먼을 활(걱하게 되뻔, %인吾은 전허

상관似는 다론 혹인에 내해서도 회피하리는 경힝·을 보이고, 흑인 진체에 대해 부정적인

펑가를 내린다는 깃이다. 아울러 지.신들, 즉 백인에 대해 더 깅·한 선호도률 보인다는

것이디-. 샐-론, 님한 사람들이 북한 사림-들에 내해 생긱·하는 젓이 1의인이 흑인에 데헤

셍저'히·는 것A는 성격이 叫르겠지민·, - Y-리기- 북힌 시.람들 해 징형적 이미지를 깆31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단1虛시이고 개별적인 사건블도 -(리들의 정힝촤된 이미지를

고칙씨킬 수 있다는 것이다, CI고-]니. ) - 연31-자가 너 . 위이하는 것은 과t한 사림·들 내한

부징적, y도는 반-'r적인 보도니· 빙·송을 통헤, 1
;J·한 사림·돌의 내부집딘·에 대한 핀견

(ingroup bias )이 - 남한 9림들끼리의 집단의식 - 兮대적으로 디 걍해질 수 있디.r 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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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남한 사람들간의 강한 집단의식은 남북한 화해나 동질감 회복을 더욱 어렵게 할 수

도 있 가능성이 있고, 통일이 되어도 남북간 융화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

기 때문이다.

3.3 통일에 대한 정치적 효능성과 개인의 참여

3.3.1 남북한 교류의 개인, 민간단체 수준의 참여 현황

개인의 통일에 대한 정치적 효능성을 논하기 전에 현재 남북한 현실에서 과연 남한

사람들은 남, 북한의 교류에 얼마나 개인적으로 참여해 왔으며, 북한 사람들과 접촉하

고 대화하는 등의 직접적인 교 류 기회가 얼마나 가능했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았다.

통일부의 집계(남북교류협력동향, 1998)o]] 따르면, 북한 주민접촉 신청은 매해 계속 늘

어가는 추세이며, 이 가운데 이산가족 분야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10년간(89년-98년 5월 현재) 통일부를 통하여 3900여건의 이산가족 만남을 위한

신청이 았였고 그 중 1100여 건의 성사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민간 교 류

의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경제적 교 류로써,.2600어건의 경제교류 신청이 있었는데 절

반에 해당하는 1300여건이 성사되었다. 이는 오히려 이산 가족 교류보다 상대적으로 더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교육, 학술, 문화, 체육, 예술, 관광 등의 각 분야는 50건에서 100건 이내의 다소 소극

적인 교류 성과를 보여주고 있고, 민간 단체나 개인 차원의 교류는 지난 10년간 별다른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이산가

족이 1천만이라고 추정할 경우(단국대학교 정책과학언구소, 1995) 1100 여건의 성사에

실제 상봉에 참여한 1265명이라는 숫자는 정부의 주선이 있기는 하였으나, 개인의 자격

으로 북한 주민과의 만남을 통해, 가족의 생존을 확인하거나 자신의 핏줄을 찾고 나누

는 등의 교류가 지극히 미미하였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결론적으로 북한에 관련한 활동

에 관한 한 개인의 참여나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물론 그간 남

북한 이산가족의 재회나 인적교류의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남한보다는 북한이 그러

한 교류를 꺼리면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 것은 사실이다.

경제교류에 있어서도, 남북간은 지난 91년 12월에 체결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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칩 멀 교 류 · 힙릭에 관한 합의서. 에서 이미 씽-lg·관게를 국가간 판게가 아넌 통일을

지향하는 잡정적 특수관 로 v·정하었다. 이에 징므에서는 남북간 교역을 원칙적으로

내국긴- 기래로 인정히·고 있으미 이외- 같은 입징페서 남북교역에 대해시 관세를 부파하

지 館'고 있디-, /'t러나, 북한이 납한의 
- ·f적선 31항을 거부하고 있어 납북 해운에는 납

북한의 2 f적선이 이·%J 제 3국의 선박이 &항하고 있는 등, 여러 가지 이러&이 남북간

의 운1만宅 교 f를 저해하고 있디·.

힌·y)l 최근의 1긴간 0체 차원의 교 류 중 가장 7드러진 사업은 2강산 꾄·굉-사업 개일

이다. 헌대그룹은 지난 8월 북한 의 조선이-세아-태핑앙 펑회-위원최외- 지·걱· 50%씩 출

지·히·여 -M<힌· 장전 지역에 근강산 괸·굉·게발 힙-임최사를 선럽히-여, 괸·핑·선을 운항하기로

건정하있다. 또 이러한 관굉·사업에 통일 3-骨도 7)·여 의지를 보이고 대 3- 룹과는 별

게로 -l>F한과 8]적인 게약5- 1棄는 등 苟·기틀 띠고 있는 실정이다. 남한의 겅제계는 이

러한 사업들을 7대로 잎'으로의 정제힙릭 시·엄各 다각화하어 님북한 헙릭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노 릭을 보이고 있으니- 북한의 동해안 잠수정 침투사긴과 인공위성 빌·사

시-i) 등으로 대북 어룐이 익-최.되에 따라 금강산 VI·팡사업의 언기 가능성, 관광 사업의

실행 지연 등이 시사되고 있니-,

호1제 납한에서는 1긴간 단제의 VI/·<'L 인/뇨적 치·원에서 북한읍 돕는 헹사들이 이루어

지고 있다. 대표져F-로 지난 4 월 25일에는 기아에 허덕이는 북한 동포를 위한 
t

국제3

식의 날'을 정하여 하루 希기 행사暑 펼첬었디·. 이 헹사는 
·l 

세게의 종교 지도자와 사

최 단체骨도 함 침·이한 것-이로 24시간 동인- 국'으번서 북한 省기 셩금을 모금하는 짓

이었다. 어린이, 침소년 y 비문한 긱'계 긱-충의 인사가 겪이·한 이 행사를 통하여 납

한 t·r민의 북한 주민들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를 미.린할 수 있었다. 또한 개

인도 1 일 딘·식 SA시-에 침·어를 통헤 북한 시곡1·끌를. -E고, 간은 동포로)l%-1 자신이 북한의

디-른 한 사린'에게 도움올 줄 A% 9)다는 의긱을 십어骨으로써, 자신의 개인적인 침·이의

의미를 깨딛깨 헤주는 그러한 행사로써 핑가를 반고 있디·. 또한 대중 매체를 통한 홍보

%l-昏도 즈)극적으로 이루어지 대중적인 침·노를 유도할 수 있었딘 좋은 게기있던 깃으로

셍긱-이 된다.

또한 우리민족 서로늡기운骨 동 78·개의 骨교, 시민, 사최 딘·체는 남북 어린이 省 기

백만인 걷기 대최(1998, 9,6) 7을 게최함었고 Af빈돌의 骨어를 호소하는 7페인을 )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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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했다. 최근에는 민간단체의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현정회,

대종교, 단군학회 등의 민간단체들이 개천절을 기념하는 민족 공동 행사를 갖자고 북한

에 제의하며(1998, 9, 16), 남과 북에서 
'

Uvr 위기의

� 

원인과 공동체 의식i이라는 주제의

학술 회의를 비롯하여 강화도 마니산 천제, 문화 쟌치 등의 문화 행사를 공동 주최하는

준비 회담을 열자고 제의하는 둥의 교류를 꾀하고 있으나, 북측은 미온적인 태도를 취

하머 불투명한 반응을 보이고 있을 뿐이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남북한 교류의 노 력은 대부분 적은 규모이고, 소수 단체들이

모 여서 행사를 기획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남북

한 교 류가 활성화되고 남한 국민 개개인에게 통일 의식을 고양하고 직접 참여할 수 있

는 기회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3.3.2 통일에 대한 정치적 효능성

이와 같이 북한 사람들과의 제한적 교류만이 허락된 상황에서 우리가 통일의 주체라

고 느 끼기에는 어려음이 있다, 그러나 대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에서 나타난 것처

럼, 남북한 통일의 주체로 대다수의 응답자가 
"

국민 모두"여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

고, 국민모두가 주체라는 생각은 연령층이 낮을수록 강했다. 한편, 통일 주체가 정부나

정치정당이어야 한다는 생각은 약 9%정도로 낮은 경향을 보였고, 다른 연령층에 비하

면, 대학 재학생 층이 통일의 주체를 국민전체로 인식하는 경향이 가장 강했다.

국민 모두가 통일의 주체라는 의식은 통일이라는 과업을 달성하고, 통일 후의 변화에

적응해 나가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 더 설명이 펼요치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러한 주체의식이 단순히 의식 수준에 그치지 않고 개개인들에

게 있어 통일에 대한 정치적 효능성으로 연결하여 지각된다면, 통일에 대한 보다 적극

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그러한 관심과 참여가 민족

동질성 회복의 밑거름이 되고 통일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통일에 대한 정치

적 효능성(political e fficac y )은 개인이 통일이라고 하는 정치적 과정(political process)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지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어떤 정치적 과정이나 사건

에 대해. 자신의 행동이나 의견이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결과에 반영되고 그러한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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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래할 수 있디-/il 인A하는 깃이다. 피스케(Fiske, 1387)에 의히·면 그6-]힌 지각이 없이

는 한 개인의 정치적 71·어니-, 쵤·동을 기대하기 어림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통일이라

는 정지즈]이고 %9족)]인 사긴에 대해 자신 또는 자신이 속한 71단이 엉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식이 없이는, 그러한 과정에 괼요한 노 럭이나 참여는 수빈·되지 않을 것이라는

깃이다. fE한 효능싱이린· 개님은 상毛·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하이. 목표를 달

성하는 데, )·g-해 요인이나 저해 요소를 안고, 문제조]을 혜걸하는 데서 느 끼는 자신의

환겅에 대한 통재 의식(a seuse o f coutroI)이기도 하다 (Roseustock, Strecher, & Becker,

1닷88).

켈리외. 젤리의(Kelly & Kell y, 1994) 21구에 의하1천, 칩딘-목표에 대해 동일시

(Meutificatiou)暑 딜하는 사람들일T록 정치적 且능성이 짐단직인 헹동(colleciive actioll)

o]]의 71·여에 니 중A한 번그<로 작정 한다는 것을 안'아或다. 통일의 싱T에 >各한디-면,

일o]l 데한 의식이 약한 개인들일수록, 자신의 힝]동이 통일 과정에 영향을 미苟 수 있

다는 깃A 심어주어야,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M동에 ·침·여曾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니-. 따리-서 싱-대적으로 통일에 내한 펀·심이니- 의지가 익1한 側은이들이나 칭소닌들

에게 자신들도 통일 )가람직한 엉힝7을 미칠 수 있고, 자신놀의 인식이나 통일에 한

이해가 전<·(은 통일을 앞딩-기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을 생긱·할 수 있도록 게도한

디.번, 통잎에 대해 )[L디- 檢은 괸·심各 )iL일 수 있디.는 깃이디-,

으1힌· 그들의 인구에서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사립'일수록 
' 

헹동적 추]-여'를 이晋어

내는 네 정치적 효농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針허2다. 이외· 같은 인구 걸과는

상대적으且 기성세대에 비헤 게인주의저 싱힝)이 강한 질은 세대, 대힉-섕1 둥에게 적용될

수 있e 깃으로, 이들 初은이들에게 통일에 대한 효능성을 심어준다먼, 통일이라는 과

업-S- d'·헹하는데 보다 적극혀인 4-k리 침- 를 A-도해 省 수 있다고 셍리·된나.

물본 헌실적으로 통일은 고도의 징·치적 행위를 통해 이루어 진 수도 있고 그러한 정

치적 행위는 소수의 지배게규의 의사길정에 의해 이루어 질 수도 있-S 것을 김-안할 ,

통일이라는 이슈에 내해 정·치적 文능성을 피부로 <·끼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0-

러나 2극적으로 통일은 국민 개개인의 %·에 3접적인 엉향-皇- 미지는 사건이므로 그들

의 참이 의식이니- 통일에 대한 ·리극적인 배도는 통일을 실힌하는 데 가장 근본적인 토

1귀가 2다. 이러한 의미에서 VII>11인에게 정치지 효노-성을 고취시키는 총Jlt 진리·은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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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있 중요성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홍보전략을 세우고자 할 때, 개인의 정치적 효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

인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정치적인 측면에 무관심을 나타내

는 다수의 미국인의 투표 행동과 정치적 효능성에 관한 핑唯톤, 오스틴, 포트만

(Pin닌et011, Austin, & Portman 의

� 

연구(][998)에 따르면 개인이 정치적 냉소주의(poli6cal

c yn icism )에 빠지면 정치적 참여 - 투표행위 - 에 대한 관심을 暢고, 정치 체계에 대한

자신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자신감을 館는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가 시

사하는 바는 偏은이들로 하여금 통일에 대해 냉소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며. 그 들이 자신의 행동이나 표현으로 바람직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지각

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치적 냉소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핑켈톤과 그의 동료들은 대중 매체의 역할에 있어서 정치 상황이나 정치적 참여에 대

한 피상적인 보도 또는 부정적인 정치 선전이나 정치광고 둥이 자제되어야 한다고 지

적했다. 이러한 지적을 북한 관련 보도에 적용한다면, 선전적이고 毛曾기 식의 북한에

대한 보도가 결국은 통일에 대한 냉소주의나 무관심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또한 그 들의 연구에 의하면, 개인들이 정치에 관한 지식이 많을수록 정치적 효능감을

느 끼고,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보인다는 것이었다. 특히, TV 뉴스에 관심을 가지고 주의

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정치적 행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보이는 경향이 있었고, 신문이나

시사지 등 대중 매체를 통해 정보를 많이 획득한 사람들도 대중 매체를 적게 이용하는

사람들에 비해 자신들의 정치적 효능성에 대해 자신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효능성(a sellse o f e f5ca[cy)에 관런한 연구에 따르면, 개인이 어떤 상황이나 대상

에 대해 효능성을 느끼려면, 먼저 그 상황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목표를 인지

하고, 그 상황의 목표를 닿성하는 데 방해가 되는 요인들을 인지해야 한다고 한다. 그

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그 방해 요소를 제거하거나, 부적절한 요인들을 변화시키고자 하

는 노 력을 기울이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학생들에게 통일에 대한 정치적 효능성을

높이기 위해 먼저 그들에게 남북간의 단설이 우리 민족의 발전의 저해 요소임을 알리

고
, 단절이나 이질감을 해소하기 위해 북한에 관련한 정보를 보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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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해야 한다.

그 듭이 통일의 필요성이니- 중요성에 대해 이해하고, 또는 통일을 통呵 우리 1핀족이

취할 수 았는 헤덱이라든지 발진 기-h성에 데한 정보가 전달되고 님'한의 畜은이들이

그.러한 이슈에 데한 이해를 가짐으로써, 통일이 인에 미치는 엉향을 이혜하고, 관심

괴. 침-여를 - 도힐· 수 있는 젓이다, 그러니- 앞에서 지직한 바외· 같이, 통일에 대한 냉소

주의나 최의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기존의 냉진 논리나 님·한 체제의 우월성을 겅·조하는

식의 징보제공-E 지%되어이· 힘- 것이다. 띠-라서 데중 메체를 이용하여 통일이나 북한의

싱·尋·에 대힌· 정hL를 객관적 으로 )j딜'히.V 노 력을 기울여야 히-<1디-.

/1 러나 실제旦 북한 실상의 이헤외- 인허의 정V를 살피본 연구에 따2먼(한만길,

1998), 대체적으로 북한은 살기 힘든 곳이라는 의조1은 가지고 있으머, 북한의 깅제상尋·

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을 보이L 정도이다, 닙·한 학)g吾의 대다수는 북한 주빈을 
' 

불씽·

한 시-람들'로 인식히.고 있는 정도이다. 이러한 단2적인 또는 제한적인 측먼에 대한 지

식 수준으로는 감- III족으로 동일시하기에는 어리움이 있고, 헌실적으로 싱-내빙-에 대

헤 . t-고 있는 것이 미谷한 상촹에서 어떤 종류이든지 개인이 영힝·럭을 미칠 수 있다고

셍격·하기는 어러운 깃이다. 따라서 통일에 대한 개인의 효능성은 높이고 참여의식을 높

이기 위헤서는 닉-한의 시.최v이나 주-민 A%촬옴 바로 이해 
'할 

수 있는 정)iL들이 제공되

이지야 할 깃이고, 이를 위한 다양한 홍보 <)(육 활동이 필요하다,

4. 대국민 홍보전략의 제안과 실효성

4. l 홍보 전략의 정 적 방힝·과 제안

통일을 위한 혼보의 기본적 전%은 지난 40이 닌 간 지속되어 온 남북 분딘·을 극복

하이 민족 동짇성 최복하고 자유와 복지가 빈족구성원 모두에게 晋고루 실헌되는 통

일C·l·가昏 昏비하고 왼성시키는 네 요 구되는 총체적인 커뮤니케이신 毛위를 통헤 싣힌

된디-고 힐· 수 있다 (딕·빙딕 1男 ). 이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어 남북한의 이짇성을

극복하고 동질성-S- 희·데헤야 한다. 또 한 서로간에 이判외- 최-해의 기최를 기-지머, 포정-

적인 태도를 취하는 홍보전략을 수립해야 릴- 깃이다, 따라서 납한의 初은이를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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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해야 한다.

그 듭이 통일의 필요성이니- 중요성에 대해 이해하고, 또는 통일을 통呵 우리 1핀족이

취할 수 았는 헤덱이라든지 발진 기-h성에 데한 정보가 전달되고 님'한의 畜은이들이

그.러한 이슈에 데한 이해를 가짐으로써, 통일이 인에 미치는 엉향을 이혜하고, 관심

괴. 침-여를 - 도힐· 수 있는 젓이다, 그러니- 앞에서 지직한 바외· 같이, 통일에 대한 냉소

주의나 최의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기존의 냉진 논리나 님·한 체제의 우월성을 겅·조하는

식의 징보제공-E 지%되어이· 힘- 것이다. 띠-라서 데중 메체를 이용하여 통일이나 북한의

싱·尋·에 대힌· 정hL를 객관적 으로 )j딜'히.V 노 력을 기울여야 히-<1디-.

/1 러나 실제旦 북한 실상의 이헤외- 인허의 정V를 살피본 연구에 따2먼(한만길,

1998), 대체적으로 북한은 살기 힘든 곳이라는 의조1은 가지고 있으머, 북한의 깅제상尋·

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을 보이L 정도이다, 닙·한 학)g吾의 대다수는 북한 주빈을 
' 

불씽·

한 시-람들'로 인식히.고 있는 정도이다. 이러한 단2적인 또는 제한적인 측먼에 대한 지

식 수준으로는 감- III족으로 동일시하기에는 어리움이 있고, 헌실적으로 싱-내빙-에 대

헤 . t-고 있는 것이 미谷한 상촹에서 어떤 종류이든지 개인이 영힝·럭을 미칠 수 있다고

셍격·하기는 어러운 깃이다. 따라서 통일에 대한 개인의 효능성은 높이고 참여의식을 높

이기 위헤서는 닉-한의 시.최v이나 주-민 A%촬옴 바로 이해 
'할 

수 있는 정)iL들이 제공되

이지야 할 깃이고, 이를 위한 다양한 홍보 <)(육 활동이 필요하다,

4. 대국민 홍보전략의 제안과 실효성

4. l 홍보 전략의 정 적 방힝·과 제안

통일을 위한 혼보의 기본적 전%은 지난 40이 닌 간 지속되어 온 남북 분딘·을 극복

하이 민족 동짇성 최복하고 자유와 복지가 빈족구성원 모두에게 晋고루 실헌되는 통

일C·l·가昏 昏비하고 왼성시키는 네 요 구되는 총체적인 커뮤니케이신 毛위를 통헤 싣힌

된디-고 힐· 수 있다 (딕·빙딕 1男 ). 이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어 남북한의 이짇성을

극복하고 동질성-S- 희·데헤야 한다. 또 한 서로간에 이判외- 최-해의 기최를 기-지머, 포정-

적인 태도를 취하는 홍보전략을 수립해야 릴- 깃이다, 따라서 납한의 初은이를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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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홍보의 방향은 첫째, 북한 사회를 바로 보려는 노 력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균형 있는 시각에서 올바로 인식하기 위해 북한의 실상이나 변화에 대한 객관적인 정

보 가 제공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남북한 국민간에 그 동안 쌓였

던 민족적 이질감, 체제적 이잘감을 해소시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통일에 대비한

방송은 상대방에 대한 사실적 정보 제공은 물론이고 상호 객관적 인식을 밀도 9)거] 심

어주도록 노 력해야 할 것이다(MBC, 1998). 박공적인 메시지나 체제 대립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북한을 우리의 
" 

적"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남북간의 갈등이나

부정적인 관계를 다룰 때도, 그러한 보도의 파급효과에 대한 신중한 고려를 바탕으로

내용을 구성하는 노 력이 필요하다. 특히. 북한 주민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없애

고
, 북한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동포라는 의식을 고양할 수 있도록 탈이데올로기적인

내용을 강조하는 홍보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다수의 탈북자들도 남북한이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 외국 방송국이 북한에 들어가

찍은 북한 풍경과 주민들의 모 습을 방송했으면 좋兎다는 의견을 제시했다(KBS, 1998).

이러한 주장은 남한 주민들에게 보다 객관적이고 균형적인 시각을 통해 북한을 알리고

혼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 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다수의 탈북자들은 북한

의 학교 교육에 대한 방송이나, 북한의 사상 교육과 주민의 의식 성향을 방송해야 한다

고 응답함으로써, 남한 주민들이 북한의 일반 교육 및 사상 교 육에 대해 더 많이 알아

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북한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나 사상을 알아 가는 것은 서로를

인정하기 위한 기본척인 단계라는 점에서 중요성이 인정된다. 둘째, 남북간의 누적된

사회적,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점

차적으로 극복되어져야 할 것이며, 문화적인 동질같을 최복하고자 하는 전략을 펼치는

장으로는 대중 매체, 특히 방송을 통해 효과적이면서 다양한 방법을 모 색해야 할 것

이다.

KBS 통일방송연구소에서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연구에(1998) 따르면, 남

북한 주민들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공동의 문화를 추구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활성

화와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이 지적되였다. 총 118명의 탈북자들은 남한의 텔

레비전 방송 중에서 남북한 주민 모두가 좋아할 만한 텔레비전 방송으로 
' 

용의 눈물'을

가장 많이 꼽았다. 한편 대하드라마라고 대답한 웅답자도 많아서, 전반적으로 역사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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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미.가 닙-북 주민0>1y]1 모두 적힙·한 방송 프旦<[/-71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이 切·혀졌다.

길정기 1)(수1(1998) 탈 이네올로기적인 주제를 비·탕으로 해서 낱북한 주빈이 모두

거부<l- 일이 받아들일 수 9)는 프로그렘의 편성과 더불이 통일이 이루어진 정우 남한

괴- 복한주민에게 서로를 이해힘' 수 있는 [p-체적인 프로그렘이 필요하다고 주징·한 바

있다. 방송 진문기-들의 의견에 띠·旦민, 남북간에 공유하는 문화적인 측면읕 강조하기

위헤서는 11한의 이사적 -8-산을 소개하%2- 
' 

억사 다큐멘터리'가 필요하다고 보있고, -吟

한주민(y]게 V}·한사최를· 이헤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

KBS 진국 트워크'와 같이

남한의 사최, 겅제, 정치, 7최-. 제도 등을 소개하는 정보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전문가

들各 -위님-하었다고 한다.

또한 우리민족의 동질성을 최복하면서도 남북간 문화통합을 위한 방%으로 
' 

열린 음

악-최'와 
' 

가요무뎨'간이 틸' 이대合로기적인 프로그램을 통하이 북한의 데중 음익-을 소

개힘· 수도 있으리라31 본다. 이외의 문촤 예술 활동은 통해 문회·히 동질갑의 최복을 꾀

힘- %· 있는데, 최H SBS 방송에서 tg-영헌 竹중고- 의시·에 대힌· 영%니·, 북힌에시 헹해지

는 전통 춤 兮의 소개를 통해 우리 1핀 이 공유'하는 정서를 릭인하는 기회를 가지 볼

수도 있었A리라고 본다. 이외- 긴·이 남북긴·의 문화-적 동졀성을 이룩하는 삥-힝·으로 74

프로그립J이 개발되고 1%-y 정첵이 수7]된다1진, 동%을 대비하어 남한 주민들은 비-림-직

한 분촤적 준비를 하고 있는 짓이라고 할 수 있다,

세 1펀찌1 홍보 진략 닝'향은 북한 주1긴들/표 - 리외- 갑이 감정과 5구를 지닌 인간3]인

존제라는 측면읕 강조히-는 젓이다. 앞에서도 소 개된 비- 있듯이, 남한 사람吾의 머리 속

에는 딕한은 어린이조치·도 동십흑 느낌 수 없는 꾸미진 모 습을 가진 존재 인식되어

있고, 북한 사림'들은 가족들도 서로 고발하)1 김·시하는 비인간적인 존제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또한 21 骨의 일직인 - Et %-이나 어투에서 - (리외· 갑이 다양한 감정을 기.

진 사람으로 인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또한 2'l.러한 인식을 더욱 J-촤시킬 수밖에 飢

L 것은 그들에 대해 님-한 주1;9들에게 -(어진 정보가 제한적이었기 떼문이있다, 따라서

통일을 준비하는 힌 시1]에서 J>F한 사 :f-I-趾도 . Y-리와 긴·은 김-정을 지]J 동그t리-는 짓-8-

지각하고 친근7-)·-위 헝성하도록 A 도하%<- ]-q·힝·으로 혼보 7)릭·을 수53하고자 한다.
a

이러한 홍J;L ·진릭2의 싣헌-8- 위헤서-는 l %0저 고1吾의 일싱- A%骨에 대힌· 정J;L기- 제공되

어저이·한다. 므[한 Ii i-한 주민들의 인간적인 모i(合 네중에게 ]·리는 기-징- 효- - A인 1·s·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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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역시 대중 매체를 이용하는 젓이다. 유동희도(1996) 탈이데올로기적이면서 상대방의

생활 모습을 진솔하게 담은 보도 프로그램이나 다큐멘터리, 생활 드라마가 남북한 주민

들이 상대방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제시한 바 있다.

또한 탈북자들도 남한사람에게 북한 실상을 제대로 알리고, 서로의 이해를 중진시키

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내용보다도 북한주민의 일상생활을 방송해야 한다는 응답

(84,7%)이 가장 많았다 (KBS, 1998). 일상 생활을 알리는 것이 탈북자들의 시각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슈로 꼽힌 것도 남한 사람들이 북한의 생활을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경우이다, 북한의 실상을 알리기 위한 프로그램에 대해 다수의 탈

북자들은 남북주毛의 생활을 비교하는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꾸며야 한다는 의견을 94

명(79.7%)이 제시했다, 비교를 통해서 서로의 생활상에 다른 점과 비슷한 점을 알아 가

는 것이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이라는 발상에서 이질성을 극복하고 동질

성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방송콴계자들의 숙고를 기대해 봄직하다.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북한 주민들이 보여주는 인간적 관계 형성이나 감정적

교 류, 그 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같은 먼족이라는 인식을 심어줌에 따라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북한인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나, 단지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불쌍하다고

느 끼거나 우월감을 가致던 것을 해소할 수도 있으리라고 본다. 사실 북한 체제를 인정

하고 것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들을 있는 대로 우리

와 같은 인간으로, 같은 민족으로 친밀감을 느 끼고 수용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

야 할 과제라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개인적 의미를 가진 통일이라는 방향에서의 홍보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

다. 지금까지 통일이라는 것이 관념적으로 우리 민족이 반드시 완수해야 할 과업이고,

북한에 이산가족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루 빨리 이루어 야 할 과업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일반 대중들에게는 통일이나 자신의 중요한 문제이고 개인척인 의미를 가지는

일로 여겨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 따라서 자신의 문제라는 의식이 엾고, 통일에 대한

책엄의식이 但다먼, 통일의 과정이나 노 력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상

황에서 통일에 대해 효능성을 느 끼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우며, 효능성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일에 관련된 행사나 사업에 자발적 참여를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통일에 대한 홍보는 단순히 정부의 통일 정책 홍보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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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디.잉·한 홍보苟·동을 통해 통원이 국민 개게인에게 미칟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정뵤가

곱되.이지이· 省- 것이다. 그것이 개인의 경재적 부님'이 되든, 과도기적 괸란 상쵱·에 관

한 정보기- 되든, 5 f민들이 상힉·에 내한 이해나 지서을 기·지이·만, 보다 원만한 통일의

과정을 이팔어 갈 이고, 개인의 엉역에서 한 수 있는 일을 찾고, 국가적 차원의 정첵

에도 적국 羊]·여管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통일을 昏헤 우리민족이 기대할 수 있는 헤택

이나 < f가적 유익을 이해하고, 구체적인 헹동을 통해 자신들이 침-어할 수 있는 씩·법을

모섹한다번, 통원을 달성하고 북한과의 으촤과정에 보다 극적인 71-여를 유도할 수 있

은 것이다. 이러한 측빈에서 통일에 대한 다각지인 寺민의 정보가 더 많이 제공되는 홍

보애서부터, 통일 준비를 위 
'l- 

存보가 시작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한다. 통일이리-는 복

커져·고 거대한 파71에 대한 믹'연한 )W긱-과 의긴을 가苟수록 남한의 做]은이를 비롯한

원반 대중은 통일을 骨한 
"

VI최-"를 원지 않을 것이고, 소극지으로는 통일에 관심조차

보 이지 일'을 <이므로, 兮일을 이룩하]W자하는 3"[민적 71·의의 도출에 이리움을 쥐을 )

이디·.

헹]동적 차원에서의 
·1릭0의 

일촨으로 개인 참여의 기회, 개인이 통일이라는 정치적 과

정에 엉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식을 심어 줄 수 있는 弔사와 프로그 램을 개발한다. 項

가지 릅 든디-면, 납%r간의 고<y骨 촉진하는 프로fl-811을 1身하는 데, 남북한 지방·지.

치 %J·체d의 지매걸연 및 문최- 헹0외- 괸·런힌 긱·종 헹시- -둥- 닙·힌·지역은 /본, 1苟.

지익에서도 이루어 i 있도복 추진한다. 추석이니· 실날 같은 멍절을 이벙-해 민속 이

니· 3'l,징·의 풍습에 괸곡:1핀 헹사에 침-여호]· 수 있는 기최를 A]}곡1하여, 남북한의 사립·돌이

서로 1]촉하고 대촤할 수 있는 자리가 마런될 수 있다번 비4직 管 凍이다. 또한 남북

한의 칭정·vI 층을 중심으로 한 y호인 2럽듭의 북한지역 설치 및 교 류방인·을 게발하

고 지원하는 동 개인직으로 북한사71'늘과의 집<의 기최를 확내'히·는 것이니-. 骨론 이러

한 원·둘이 제대로 성과를 기두리%dJ, 북한의 
'힙1피- 

지원도 수반되이저야 한다.

인도지인 차원에서 -낙한 어<9이와 남한 가정 언질하기나 하루 금식운동을 통해 북한

어V·1이 哲기외. 갑이 모든 세내가 
'힘-께 

침·이'한 수 있즌) 프로51램을 통하어 게인도 북한

- 骨기 위해 무1기·嶺· 힐' 수 있다는 의식·g- 김어주이야 骨 짓이q. 또한 서로에 대한 인

건‥적인 ·VI<+김-을 노낄 A 있는 게기를 마런해이· 省· 짓이디-. 힌·핀 문최. 예會 고(류도 휜

성화하여 간은 민족으로서 문화 +-산과 전昏 예술合 공유할 수 있는 경던과 기회룰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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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서로에 대해 공통적인 부분을 확대해 나가는 것도 동질성 회복에도 도움이 될뿐더

러 참여를 통해 통일에 대한 주체의식을 느 낄 수 있고, 통일의 당위성을 피부로 느 낄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신.2 포 커스그룹의 운영 방법과 결과 분석

본 연구에서는 포커스 그룹을 통해서 앞에서 제시된 홍보 전략을 반영한 메시지가

남한의 젊은이들에 어떻게 지각되는 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전술한대로, 이데올로기적

인 측면이나 북한의 체제에 관한 정보보다는, 그 들의 일상 생활의 다양한 모습을 통해,

그 들의 인간적인 측면을 보여주는 방향으로 메시지를 구성하여 대학생들의 반응을 조

사하였다. 이러한 방향의 효과는 메시지에 노 출된 대학-Ai들의 토론에서 기존의 북한인

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보았고, 북한 사람들과의 동질

감 형서이라는 측면에서 고 찰되었다,

포커스 그룹은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제한된 주제에 대한 인식 또는 지각을 연구하

기 위해 세심하게 계획된 토론"(Krueger, 1988)으로써 대개 5-6명이 한 그룹을 이루어

토론에 참가하고, 중재자(facilitator)가 토론을 이끌어간다. 이 중재자는 토론을 지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느슨한 프로토콜(protocol)에 의해 토론을 유도한다. 관심의 대상에 적管

한 서너 개의 절문을 중심으로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편안하게 표현

하도록 도와주는 것도 중재자의 중요한 역할이다.

이러한 포커스 그룹을 통하여, 참여자들이 어떤 인식이나 태도를 보이는 지에 대해

보다 심도 있고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유용성이 있다. 표현된 의견이나 생각

내용을 분석함으로 써 연구자는 어떤 헌상에 관한 토론 참여자의 의견이나 견해의 패

턴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토론자들을 대상으로 북한 주민에 대해

천근감을 조성할 수 있는 북한의 일상을 소개하는 메시지를 보여준 뒤, 메시지에서 묘

사된 북한의 사람들과 그들의 생활에 대해서 어떤 인식 또는 태도를 형성하게 되었는

지 포커스 그룹 토론을 통해 조사해 보고자 한다,

4.2.1 포 커스 그 룹의 운영 방법

대학생 35명이 포커스 그룹을 통한 토론에 참가하였다. 이들은 5-6명이 하나의 그 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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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이 북한 初은이들의 일상생훤·이 且사되이 있는 메시지를 읽은 후 Y키스그骨의

중재지-가 준비된 질문으로 5론을 이晋어 니.집·다. 각갹시 $커스그骨은 대략 50분 정도

동안 주이진 메시지를 읽고 L 낀 소감과 의견을 지·-H-昏게 발표하였다. 그 들이 읽은 내

정-은 민성짇피. 전우텍의 언구 논문(1997)에 1 된 내용을 요 약한 것이었는데 다만, 포

커스 t +-룹에 초]-가한 대학)%돌로 하이금, 고/- 내 - 에 대해 신빙성을 심어주고, 그들이 진

지한 태도로 그 내벙-을 받아들이도록 하고자, 그 내- - 을 주요 일간지에서 발췌한 것이

라고 소개하였디-. 그 내용은 다읍과 갑다:

;' 

다읍 주요 일간지의 내- - 에서 발苟한 네용으로 북한 젊은이들의 일상 AI촬을 묘

사한 깃이다.

북한 韻은이들은 진반적으%t 일찍 일어나는 펀이며, 세버운%-으로 칠$, 펑헹봉, 축구

등을 骨긴다. 익34에서는 사최주의 이론을 입{하고, 사최 헹사에 동71되기도 하지만,

여가시긴·에는 자기들끼리 어웃려 IiI)기리를 만들어서 다니는 펀이다. 서로 모이 이야

기 나누거니·, 젼X, 펑31봉, 축구니- 1 밖의 놀이를 하기도 한다. 내화의 하제는 대

체로 TV骨 본 이야기, 이지. 이야기(누가 에쁘다 동), /l-리고 동네사긴 이야기, 납한

이야기 骨合 한다고 한다 (북한의 切은이들욘 남한에 대한 관삼이 協'다).

이셩])'(제에 있어서, 칭초닌들의 경-F, 이성]I(제를 하고 싶어하지만, 그다지 기최가 많

지 않다. 41은이들의 겅<에는 데이트를 즐기지모1- w-에 r번표 하는 깃은 특히 위험하

다. 냐히·V/, 핑2에는 가旦동이 있기는 하니·, 깡폐들이 반드시 시롱을 하기 때문이

디.. 북한의 여지.들은 힘·께 모여 남자 이야기를 빙이 하고 수다 띠는 시간이 딸다. 누

구를 等아하느니, O. 사림-의 헹昏이 오놀 어띠했L니 동의 이야기를 나눈다.

또한 첵을 2]거니. 모 어서 1‥레하는 짓을 骨긴다. 남한 책으로는 데백산맥, 장긷산 등

이 안리저 있고 노레는 이노]적인 것)1디-는 A씽쵤·이니. 납너 관계에 대한 것이 인기가

있다, 남한 노 레1-Irn 밀·이 안리저 있는 네, 북한 僞]은이들은 CE것이 남한 노 레인지 모

로는 깅우가 lg<다고 한다.

가·정 셍촬에 있어, 대다수 헥가족을 이y어 살고 있는 네, 가난하지만 가 과의 관게

는 오히리 남한31다도 더 <1독하다/sl 딩'북한 A]은이吾은 이야기하고 있다. 부모논 자

식骨에게 7로 큔사림'이 되라고 가르초)다. 이에 데하이 칭소년늘은 다론 아이들에게

따骨4을 밤지 않고 머리가 되라;.-·< 旻으- 이헤하고 있다. 대 의 省]은이돌은 주1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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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상, 가문에 대하여 거의 모르는 편이고 부모들도 그런 일에 대해 이야기 해 주는

일이 드물다고 한다. 제사는 1년에 1회 정도 할아버지에 대해서만 간단히 치러진다고

한다."

위의 메시지를 읽은 후, 토론에 참가한 대학생들은 4가지의 질문을 중심으로 토론에

참가하였는데, 이러한 질문들은 대학생들이 북한 젊은이들의 일상 생활과 그들의 생각

등에 대해 알게 되면, 그 들에 대해 친근감을 형성하게 되고 기존의 북한인에 대한 부정

적인 이미지를 해소 할 수 았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3가지 영역에서 질문이 주어졌고,

마지막으로, 북한인에 대해 친근감을 가지고 다소나마 동질성을 회복한다면, 이와 관런

하여 통일에 대한 개인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하여

통일에의 참여에 대한 절문을 마련하였다.

토른자들에게 주어진 질문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o 북한 畜은이들의 일상적인 모습

을 보고 어떤 느 낄을 가졌는지, 우리의 일상과 비교해 보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드는지를

질문하고, 2) 일반적으로 북한인에 대해서는 어떤 느 낌이나 생각을 가兎었는지를 물었

으며, 3) 통일 가능성에 대해 토론해 보도록 하였으며, 4) 통일에 대한 나의 의지나 참

여 가능성에 대한 것이었다. 중재자의 역할을 최소한 한 상태에서 서로의 견해를 주고

받을 것을 권유했다,

4.2.2 결과 분석

북한 젊은이들의 일상적인 모습을 보고 어떤 느낌을 가졌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토론에 참가한 대학생들은, 0>북한 朝은이들의 일상이 우리와 비슷한 면이 있었고, 자

유스러운 모습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도("읽어 가는 순간, 우리와 다른 게 없다

는 생각이 들었어요' , (2) 자신들에게 주어진 정보의 진위를 다시 확인하는 경향을 보

였으며 C'어릴 때 반공 포스터를 그리던 것들이 아직도 머리에 박혀서 그 런지 북한 사

람들이 이러한 생활을 한다는 게 안 믿겨져요."), (3) 북한 사람들에 대한 자신의 생각

이 틀린 것 같다라는 r%친구들과도 별로 안 놀고 사상 교 육만 받는 줄 알았는데 이성

교제도 하고 기존의 알던 것보다 개방 인 것 같아요.") 내용이 가장 빈번하게 토론되

었던 내용이었으며, 시대 흐름에 따라 북한도 변하는 것 같다 라든지 70년대의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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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을 보는 젓 긷·다는 의건도 지-주 보고되었니-,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북한 사림·들에 데한 셍긱·을 이야기하는 기최기. 7어지자, 旦론

자들은 (1) 억입-빈-고 김일성 찬잉·만 히.·는 모습으로 일·고 있있다는 의조1이 많이 나웠·다

C' 전에 吾있을 t{]l, 북한에 5호- 남당제가 있어서 이웃과 가족을 서로 김-시한다던테 이

2을 읽고 가족간에 서로 정이 닐다는 길을 안게되었습니다.f6 또는 
" 

첵에서 보먼, 린일

성 2상촤를 1리다가 일굴을 hil-아서 어디본가 끝러갔다는 깃처럼 북한의 체제기. 그 V:l

깃이죠."). T한 (2) 북한 사립-돌이 정제적으로니- 문회-적으로 우리보다 못하다는 생긱-

合 해왔디·는 의견도 %2·'이 있었다.

또 한 통일에 내한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토론자들은 통일을 하려고 한다먼, (l) 납북

한의 暑]은이들이 서로 교 류가 뮐요하다고 느 낀다는 의견이 지베적이었디·("교류가 많이

필요하다는 각이 들어요. 인간저 교 류 似이 통일이 된다민 밋이 어렵%%지만, 이러한

정11를 접힌디-1견 $-히려 3-내김'이 
'형성될 

깃 권이-2.">. ]고-]니. 힌·펀 희로는 (2) 겅제적

인 이-8 니-, 체제의 차이 문 통일후의 A란이 걱징스럽디.거니· 회의적이라는 의건도

N있-다 C'아직은 통일이 시기상조입니다. IMP 체제 서 나라가 어려운데 햇변정책으로

6)」L강·산 개曾하고, 그만한 돈合 써서 북한이 번·아吾이변 좋을 V]1데, 북한은 호의3이 아

<-l 깃 같아요, 짐'수함도 보 고 
'히·C데 

우리가 잉:보하번서까지 71· 필요는 없는 것 갑

이-요.") 31한 35]6의 토르자들 骨에 통인은 반므시 이루어지야 한다고 주장한 사림·은

한 띵도 없었으미, 대부분의 旦1 . 들은 미- 적이니.바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말慷다,

-

2리니- 통띨에 내해 냉담한 반응을 보이는 토론지·骨도 있었다 C'우리세대는 통일에 대

한 생각-이 ]敍로 없거t요, 저부터 꼭 통일이 되이야 된다고 w셍긱-하진 않이-요.tt).

통일에 내한 나의 의지니- ]-여 기-능성에 내한 旦론은 A산적으로 이루어지지 嗚·있·다.

토본가돌이 C'l. 러한 1론의 1-a-항에 호- - 히.이 의곈-8- 1身표히.지 않았기 떼문이디., 징치인

의 지지'이 필-Ik히·디-고 발심[히-거니-, 겅제적인 싱힁·이 1긴저 q이3야 힌V는 의di 디.수

가 있었다. 또한 정부의 통일 정책에 대한 이야기도 빈번히 동장兎는 , 특히 칭소넌

11/-류기괸·등의 선치에 대한 의긴피. 관광 사업이나 북-한 지억 게발에 대한 의주1들이 많

았다w L 보니. 통일 11'R-에 <l·한 제안도 있었는데 북힌· 사람돌의 셍쵤-싱·에 대혜 L-17 무

지하니 더 曾고 </q·C 의견과 북 
'l-인의 

좋은 J:1을 자꾸 J,L이주이 친tA힘-을 느 끼도록

해주었t 먼 힌·디-e 의긴 듕이 대신[적인 젓이였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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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그룹을 통해 토론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먼저 북한의 생활상이나 주민들의

일상적인 정보를 통한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이성

교제를 하거나 이성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 것에 대해 우리와
.

다른 것이 없다면, 공통점

을 발견하며, 동질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론에 참가한 대학생들의 반응에 의

하면, 북한 주민들의 일상 생활과 가족관계 등의 인간적인 정보는 그 들에 대한 인식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러한 메시지를 대하는 남한의 대학생들은 제공된 정보의 사실여부에 대해 빈

번히 질문하였다. 그 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정보나 북한 주민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이미

지나 관념에서 많이 차이를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보의 신빙성에 대

해 의구심을 품는 대학생들의 모습에서 북한 사람들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고, 그들에

대한 고정관념이 깊게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개인의 참여나 개인의 의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해 방향이 어긋나게 된 것

은 통일에 있어서 나의 참여라는 것에 대해 토론자들이 질문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토론자들은 그 잘문에 대해 정치인이나 정부가

어떻게 해야한다는 식의 대응을 한다는 것으로 보아, 자신들이 통일이라는 과정에서 어

떤 참여를 할 수 있다는 인식조차도 없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지급까지 통일에 대

한 논의나 의사결정들이 모두 위에서 아래로의 접근이었고, 북한에 대한 정보가 지극히

제한적인 상태였으므로, 한 개인의 참여 의지의 표출은 소극적으로는 통일에 대해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갖는 정도이지, 자신의 행동이나 참여가 통일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

는 지에 대해 지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보아, 대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대다수가 통일의 주

체가 국민 전부라고 응답했던 것은 어쩌면, 피상적으로 인식한 것일 수도 있고 혹은 그

렇게 되어야할 당워성의 측면에서 그렇게 대답을 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개

인 각자가 자산을 진정한 통일 주체로써 인식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를 통

해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대체적으로 대학생 집단은 여전히 통일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통일

후의 혼란이나 경제적 고통 동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현재의, uvrn 경제

위기상황이란 현실을 고려할 때. 통일에의 의지나 관심이 c-1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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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 김정일 체제가 시작된 후에도, 북한의 1전적인 데도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점

을 김·안할 때, 통일 홍보나 531육은 통일이라는 엄청냔 번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체제대

체제의 통일이 아니리·, 인간 데 인간의 촤합으로 혼보 전략을 수립하어, 통일에 데한

호웅, 지지를 얻어내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생각된다.

5. 결 론

-E 연구에서는 남한 데학셍돌의 통일에 관한 인식과 북한사람들에 대한 테도 분석을

통하이, 부정적으로 고착핀 이미지를 해소하는 홍보 전략을 수립하였는데, 그 빙-향은

북한사71-들도 우리와 갑은 인간적인 존제이111, 우리외- V-은 민족이며, 비슷한 일상 섕)

쵤-을 위한다는 깃을 통해 71근김'음 헝성하는 깃의 骨요성을 강조하었다. 또한 인도

통일이라는 정치적 과정에 영향럭合 미칠 수 있다고 느 끼도록, 통일에 tI.런된 상황에

대 제+l-적이며, 보다 밈'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야 한다고 지직慷다.

통일의 홍보는 틸딘' 상쵱- 대한 지시을 가지고 이해하는 깃으로부터 춥발힘을 제안兎

디.. 이에 통일에 데한 다각적인 지식과 이해를 바팅-으로 
"

빈촤"에 대한 막언한 두려움

이나 회의적인 테도를 해소하고 자신이 주체가 되이 통일이라는 민족 과7]에 침-어하는

의식을 십이주는 혼보 7'1략을 소개하였다. 또한 기존의 북한 관런 빙-송 프로그唱의 분

석을 통하어, 보다 효율적이고 셍산적인 데중 홍보 빙-안을 제시히-고자 
'巖으며, 

구체적

으로 벵-w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이·지이·할 혼)1의 네정-이나 빙-힝·에 내해 시하였다. 이

러한 홍보 조1략의 제시를 통해서, 정부, 대중 1개체. 통일 관련 민간 단체들이 통일 세대

가 될 우리의 ·暑]은이들에 통일 의식을 고 %하고, 자발적인 참어와 판심을 유도해낼

수 있기를 기대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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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1

세계화 · 국제화 · 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전세계는 급박한 변화와 발전의 항로에 있

다. 지난 1990년 10월 3일, 독일은 분단 41년 만에 통일의 기쁨을 맞이하였고, 이로 인

해 현재까지 정치 · 사회 · 경제 · 교육의 양상이 급변하고 있다. 이에 우리도 남 . 북한

통일에 대비하여 여러 측면에서 통일 후의 모습을 진단할 필요가 있겠다. 이에 연구자
a

는 통일 후를 대비하여 새 통일 한국의 영 · 유아 교육의 방향을 연구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자 한다.

연구자는 새 통일 한국의 영 · 유아 교육의 연구 방향을 크 게 네 가지 주제로 구분하

여 다루고자 한다. 첫째, 새 통일 한국 교 육의 방향, 둘째, 새 통일 한국의 인간관, 영 .

유아 교육관, 셋째, 새 통일 한국의 영 · 유아교육체제 및 제도, 넷째, 새 통일 한국의

영 · 유아교육과정이다.

사실상, 북한과 남한의 취학전 교육은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남한의 유아교육

과는 달리, 북한의 취학전 교육은 교육의 이념과 목적을 사회주의 교육사상과 주체사상

에 기반을 두고 있고, 유아의 연령에 따라 행 · 재정적 지원을 일원화하고 있으며, 교육
5

과정은 획일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교육내용은 정치사상교양과 보편적인 교육으

로 구분하며, 집단주의 교육방법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남한과의 상이함을 반영

하여, 연구자는 네 가지 연구문제에 대해 나름대로의 해답을 구하고자 노 력하였고, 이

를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반도 교육의 미래 즉, 새 통일 한국의 교 육의 방향은 0> 적응을 위한 교육,

변화를 위한 교육이어야 한다, (2) 
' 

성숙한 문화 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모체적 역할을

해야 한다. (3) 
' 

인간 존중의 가치'를 정립시켜 줄 수 있는 가치 교육을 다루어야 한다.

(4) 사회의 평등화, 교 육의 평등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5) 교육의 전문화를 이룩하여야

한다. (6) 세계적 수준의 학제를 마련하여야 한다. (7) 교 육제도의 개방성 · 효율성 · 다

양성을 이루어야 한다, (8) 교육복지국가를 건설해야 한다, (9> 교 육의 고 유성 · 독립성

을 확고히 해야 한다.

둘째, 새 통일 한국의 인간관, 영 · 유아교육관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새 통일 한국의

인간관은 0) 투철한 민주의식을 지닌 사람, (2) 창조적인 능력을 지닌 사람, (3) 성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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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닉의식을 지 [l 사림-, (4) 뇨은 심미히 안목을 지닌 사람, (5) 국제적인 안복을 지닌 사

VI·, (6) 주체적인 시-럼', (7) 자+-와 핑촤를 사唱'하는 사립-, (8) 1·l-적 치·원에서 교육을

)1긱·하고 이를 싣천하는 사람 등이다, 다읍으로 새 통일 한국의 엉 · 유아교육관은 (1)

새 통일 한국의 인간상에 적힙'한 교육꼭표를 설정해야 한다. (2) 디-양한 A-아교육파정

이 제시되어야 한다. (3) 언령에 따른 구체적이고 파학적인 유아교육이 게식되어져야

한다. (4) 유아의 능럭, 특성에 맞는 1철화 교 육을 싣시해야 한다. (5) 다번하는 세계화

· 국제최. 시데 서 요 구히-는 적힙·한 징헐을 제공해야 한디-.

A괴패, 새 통일 한국의 영 · T-이-교육체제 및 제도에 대헤 실'피보먼, 민저 기본 원칙은

(l) 새 통일 한국의 A-이-교육은 일윈촤 체 를 획-%]해야 한다, (2) 새 통일 한국의 유아

)l<육은 취학진 1닌 기간학제촤 하여야 한다. (3) 새 봉일 한국의 유아교육은 취학전 1 넌

만 의무7상교육촤 하어야 한다. (4) 새 통일 한국의 유아고(육은 제정부담에 있어 정부

주도의 <·f가 및 지방 부담, ly간인 주도의 자체 부답 동 도를 다앙화 하여야 한다.

(5) 새 통일 한국의 A-아교육은 5 f가 순위 고사에 의한 교사의 신분보징·제도(교육공

Ed화)를 도9히·어이· 한다. (6) 새 통일 한국의 유아교육은 평등교육을 지힝·하머, 수헤자

의 신백을 최우신시 해야 한디-. 이상의 원지을 비-탕으로 세 통일 한국에 31합한 유아교

A·제吾 제시하변, (l) 언령 기준에 띠·른 역할 분님' 체제로 운영한디-. 즉, o-만 3세

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관징·히·L 보육시설 체제로 운영하고, 만 4-5 세 까지는 교육부

주관의 7-치원 체제로 운잉한다. (2) 0-.만 3세 고(A은 언렁 수준에 3합한 보육위주의

교육기능을 전딤-하고, 만 4-5세 교육은 언링에 적합한 교육위주의 보육기능울 전담 한

디-. (3) 0·-만 3세의 교육은 헌.헹 남한의 보육시설 체 를 C'l-대로 >융한다. 단, 국 · 공

립 뵤 A시설의 고(사는 국기·고시普 통헤 체용하는 깃을 원칙으로 한다. 이로써 국가고시

y-걱한 자는 교A·공)(t원으로서의 구9한을 부어 범-는다. (4) 만 4--5 세의 11<육은 유치

무]에서 권-징·하는데, 특히 만 5 세는 의무무상'11<A 대상자이므로 씹은 부분을 조심스로]게

다루어야 한다. 일단 국- · 공71 벙설 유치원을 두고 초등학교네에 부싣촤시킨다. 이때

l·%설 유치원은 특성상 만 5세반만 7엉하는 깃을 
-71징-한다, 

다음 사립으-치원을 혀인화

해야 한다. 毛징·의 선테에 따라 뱁인叫하지 않을 겅- 는 만 5세의 J >L싱-의무교 실시애

-hL리가 따르므로 이 겅-F l- 4 세아 전남%-치원으로 6T정하여 만 4새아만 31<육한다. 만

얼 시.립-R-치읕1을 보]인최-叫게 되먼 이 깅7 는 VI· 4 세1신·괴. 민 5세1짠을 운영省 7 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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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국가에서는 법인화된 사립유치원의 만 5세아 무상의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유치원에 국가 보조骨을 지불해야 한다. 즉, 만 5세 담임 교 사 인건비. 교재 . 교 구비,

시설 개 · 보수비를 비롯한 시설보강사업비등 만 5세아 교육에 합당한 보조금 항목을

책정하여 법인화된 사립유치원에 국가 보조금을 지불한다. (5) 국 . 공립 병설유치원과

국 · 공립 보육시설의 교사는 국가고시에 합격한 교사에 한한다, 유치원 및 보육시설의

국가고시제도는 교사들의 질 향상은 물론 사기진작에 일익을 담당할 것이고, 이로써 유

아교육의 질적 향상 및 활성화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새 통일 한국의 영 · 유아교육과정은 연랑에 따른 교육과정을 구성해야 한다.

즉, 0-만 3세아는 보육시설중심의 영아보육과정, 만 4-만 5세아는 유치원 중심의 유

아교육과정을 편성하고, 다시 각각의 영아보육과정과 유아교육과정을 연령별로 세분화

하여 보육 및 교 육과정을 구성하는 젓을 원칙으로 한다. (l) 만 0세아(1-12개월)의 보

육목표는 기본적인 신뢰감 형성에 있으며, 보육영역은 감각영역, 대뭏인지영역, 기본정

서영역, 영양 영역 등이다. (2) 만 1세아(13-24개월)의 보육목표는 내재적 흥미의 자율

적인 표출에 있으며, 보육영역은 감각 · 운동영역, 신변처리영역, 기본언어영역, 표상영

역, 건강영역 등이다. (3) 만 2세아(25-36개월)의 보육목표는 자기체험의 주도적 표현

에 있으며, 보육영역은 감각 · 운동영역. 기본생활영역, 개념학습영역, 언어영역, 정서영

역, 안전영역 등이다, (4) 만 3세아(37-48개월)의 보육목표는 기본생활습관의 형성에

있으며, 보육영역은 신체영역, 기본생활영역, 언어영역, 수영역, 정서영역 등이다. (5) 만

4세아(49-60개월)의 교육목표는 긍정적인 자아개념의 형성에 있으며. 교육영역은 신체

건강영역, 사회서발달영역, 정서발달영역, 언어발달영역, 인지발달영역 등이다. (6) 만 5

세아(61-72개월)의 교 육목표는 창의적 사고의 개발에 있으며, 교육영역은 신체발달영

역, 인지발달영역, 언어발달영역. 사회성발달영역, 정서발달영역 둥이다.



229

1. 문제제기

1 .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는 지난 1990년 10월 3일, 분단 41넌 만에 통일의 기쁨을 맞이한 독일의 모습을

기대감과 함께 생생히 지켜본 바 있다. 그러나 현재 독일은 과거 동-서독간의 41 년 역

사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이질감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독 지역은 동

독 지역에의 막대한 경제적 平자로 전반적인 경제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반면 동

독 지역에서는 교육재정 · 직업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산재한 채 해결난국에 처해 있다.

이처럼 독일은 통일로 인해, 정치 · 사회 · 경제 · 교육의 양상이 급변하게 바뀌고 있다

(이명환, 1996). 이에 우리도 남 · 북한의 통일에 대비하여 여러 측면에서 통일 후의 모

습을 진단할 펄요가 있겠다.

사실상, 정치 이데올로기의 변화는 국가의 사회 · 경제적 변화는 물론 교육의 변화를

야기시킨다, 특히 교육에 있어서 영 · 유아기 교 육은 더욱더 그러하다. 이에 우리는 통.

일 후의 모습을 예측하여 그에 적합한 영 · 유아기 교육에 대해 미리 대안을 마련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연구는 다가오는 통일에 대비한 시대적 사안이라 하겠다.

통일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 그것이 언제이든, 어떠한 방식이든, 누구에 의한 것이

든 반드시 이룩될 것이고, 이로 인해 우리 모두는 격동기를 겪게 될 것이다. 즉, 정치의

통일, 경제의 통일, 사회의 통일, 교육의 통일 등이 이룩되는 과정에서 대혼란과 격변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한 민족의 동질성에 입각한 교육을 싣천해야만 할 것

이다. 사실상, 통일과정에서 가장 첨예화 되어야 할 부분은 바로 영 · 유아 교육이다, 범

국가적으로 살펴볼 때, 우리는 새로운 통일된 교 육문화를 창조해내야 한다. 이미 
"

세계

에서 가장 훌륭한 초등학교는 일본, 가장 훌륭한 중등학교는 독일, 가장 훌륭한 대학은

미국이다."라고 언급되어진 바 있다(정범모, 1996), 그럼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유아교

육기관은 어느 나라인가 이는 한국이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 새 통일 한국이어야 한

다. 이에 새 통일 한국이 지향해야 할 영 · 유아 교육의 방향은 민족성 정립에 근거하여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연구자는 통일 한국에 대비하여 새 통일 한국 고

유의 영 . 유아 교육의 제반 측면을 연구하여 새롭게 정렵하고자 한다.

먼저 연구자는 새骨게 모 색해야 할 새 통일 한국의 영 · 유아 교 육의 방향을 탐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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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앞서, 통일에 대비하이 우리가 노릭해야 할 교- v책의 1가y-)이 시骨하다 하겠다.

우리는 통일에 대비하어 남 . 북한간의 :i)'t류. 협릭을 추진하고, 남 · 북한 교육체제의 개

%d을 통해 동질성을 회·보하는 의 교육대첵을 미-련하여야 한다. 잎) 지적한 비- 있듯

이 새 통일 한국요. 한 빈족의 동짇성에 Y/긱-한 교육이 실친되어야 한다. 이에 동질성

추구吾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정리해 보먼 다읍의 네 가지로 요 약해 볼 수 있다(이

종긱', 1男7 ).

첫 ,
교벅분야에서 남 . 

-M-한 간의 교 류'唱럭을 촉진하여 페쇄적인 관게를 개tV'적인

2</l-계로 1
{
)-1촤시커야 한다. 이骨 위하어 노1·한과 북한의 교육에서 이데올로기적 경리성을

省·피히.고 게]-Z·싱을 추-7-히·는 뇨럭이 필요하다.

骨째, 교A 분야에서의 닙· . 북간의 힙럭체제가 펴·립되어야 한다. 남 · 북간 상호 이해

피- 헙릭은 바렬-으로 이짇성各 헤소히고]L <‥력과 동질성을 칠·아 발전시키러는 시도가

d]L엿),L다도 뀔요하다 하戚다.

, 통일에 내비하어 남 · 북한의 교 - 체제를 긱-긱- 독자적으로 개선하러는 시도가

필요히.다. 남 . 북한이 동시에 통일이라는 tr 족의

� 

미레싱·을 실정하고, 독자적요로 교육

체제의 핀 작71을 추진헤야 히.는 깃이다. 이에 납 · 북한 모V 통일에 비하는 자세

로 자5(의 교육체제 개혁의 IA'힝:을 실정헤야 
'힐· 

깃이다.

)째, 남 . 북한이 공통적으로 지힝·혜이· 함 교-H-제 의 모헝을 셜정해야 한다. 남 · 북

한은 커-자의 통일대비 교육체제 게헉과 동시에, 통일된 이후에 남 · 북한 교육이 이상적

인 힝대로 말전혈- T 있는 통일국가의 j·(육체제를 그1-)2'하이 이를 추진혜야 힐' 것이다,

따라서 . 원리는 효1제 < l-의 교육체제에 내한 장 · 9·점을 t/]삘히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하어 보다 빌국·}적인 세 통일 한<·t의 11육체제룰 구싱-하여이· 하%1다,

이제 언구자는 
' 

세 통일 한국의 잉 · 우·아 교으- 연구'에서 십도깊게 다루어야 합 주제

를 제시하기에 앞서, 헌재 A-이·교육 분이·에서 통일을 대비하어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기본 문제들을 정리 · 소개하고자 한다.

첫찌], 남 · 북한의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미-j< 피·악·해야 한다, 북한은 인민 민주주의

국가로서 헉떵과 해방을 위한 11'(육을 강조히.머, 특히 il육의 공공성과 책7성을 강조한

다, 띠-라서 -8-아 1부터 체게적인 교육꽈 기合교- -s- 깅-조하지만, 그 전제는 공산주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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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양성 즉, 
'

주체형의 혁명적 새 인간'의 양성을 교 육의 기본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렇듯 
' 

인간개조'의 입장에서 사상교육을 교 육의 기본으로 삼고 있으며, 이는 유아교

육부터 시작된다. 현재 북한의 교육은 국가 · 사회의 책임이며, 따라서 집단주의적 성격

을 지닐 수 밖에 餓다(윤미량, 1996). 따라서 이러한 사상적 배경을 우리는 중요하게 다

루어야 骨 펼요가 있다.

둘째, 남 · 북한의 인간관, 교 육관을 바르게 파악해야 한다. 이 점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한 가지는 
' 

인간은 개조 가능하다'는 점이고, 다른 한 가지는 모든 문제

를 개인이 아닌 집단의 문제로 인식 · 해결한다는 접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다

루어야 할 것이 바로 북한에서는 인간성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현재 우리

가 강조하는 인간의 본성에 반하는 인간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모든 문제를 집단의

문제로 해석 · 해결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피동적이고 무책임적 인간을 만들 수 있다

는 사실이다, 이점은 우리의 헌실과는 너무나도 이질적인 것이다(길태완, 1996). 따라서

이점 역시 우리가 바르게 숙지해야 할 문제이다.

셋째, 남 · 북한의 교육현실을 바르게 파악해야 한다. 그중에서도 보육 및 유아교육

현실을 바르게 파악할 필요 ]- 있다. 현재 북한은 인민 민주주의 국가로서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우리나라에 비해 더 어린 나이에 사회 전선에 뛰어들게

제도촤 되어 있다. 또한 유치원 교육 중 높은 반 1년, 인민학교 4년, 고등중학교 6년이

의무교육화 되어 있다. 이처럼 북한의 학교체제는 장기간(11년> 동안 사회에서 교육재

정의 부담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와 다른 실정이다. 특히 취학전 만 5세아

1년(북한의 경우 유치원 높은반 1년과 동일>의 경우 의무교육화가 되어 있지 않다. 통

일 후 현재 우리나라의 체제를 그대로 적용할 시 북한 지역 국민들은 개인의 교육비

부담에 큰 곤욕을 치루게 될 것이다(윤미량, 1996). 이는 통독 후 구동독 지역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과 같다. 따라서 헌재 양국가의 교육재정의 문제는 통일을 대비한 현 시점

에서 우리가 숙고해야 할 과제라 하겠다.

넷째, 남 · 북한의 유아교육체제를 바르게 파악해야 한다. 현재 북한은 일관된 유아교

육체제와 콩교육화가 우수하게 진행되고 있다. 국가 · 사회 주도적 교 육체제로서, 일관

되게 보육과 교육이 잘 연계되어 있고 더 나아가 후의 일반 교육과도 유기적으로 연계

되어 있다(윤미량, 1996). 이런 교육체제 속에서는 생애에 결친 교육이 영 · 유아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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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농함을 실毛할 수 있으며, 더 니-아가 보펀적 조기교육이 현실화 될 수 있다. 또한 유

아의 엉재성各 조기에 발굴해 낼 수 9)다. - 리는 북한의 T-아교A체제중 바람직한 먼

읍 통일 후매도 T-지 · 받전시키이· 할 것이디·. 북한의 깃은 모두 似에고 닙·한의 깃만 수

벙-해서는 竹 힐 짓이A

디-A쩨, 남 · 북한의 31육 몇 A-아3%'/-A- 진반에 대해 비·르게 피-익·해야 한디·. 북한의 보

육 및 유아VA- 제도는 우리의 입장파는 젼히 다르다. 
'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 사상'

으로 삼고 있 - 미, 인간 게조론적 입장을 취하고 있디·. 그리고 교육제징 부담의 주체에

서도 우리와는 다르다. 또한 보 · 유CT교육제제, - ]'l(A목표, 교 육내- - ,
교육1·x·법, 교육

평기-, 더 니.이-기· 교윈양싱제2L에 이旦기끼·지 상·담힌 치.이를 보이]1 있다(임재 .
1996),

본론 학제도 다르다. 이접 또 한 - 리는 졌이 숙지하여 통일에 대비해야 하겠다.

이상의 동일과 괸-</]핀 유아교육게의 관심 주제를 비-탕으로, 세 통일 한국의 영 · 유아

교今의 1·q힝<合 디·음괴- 긴이 정리혜 볼 수 있4%다. 칫 , 0동의 띨딜직 특징吟 심리적

특징을 기초로 한 이싱-적 ) 유아교A관읍 정립하어이· 한다, 즉, 세 통일 한국에 맞는

세로운 W·이-Il't-H-의 목적 및 Iq-향을 시하여야 한다(김숙자, 1997 ; 이항제, 1997 ; 임명

희. 1987 ; 최한수. 1997 ; 핀·정규, 1997). 骨째, 시데써 · <·'f가적 흐름애 밋는 h-아교육괴.

졍의 33 」오소를 정립하여이· 한다. 즉 세 통인 한국에 적힙·한 영 · 유아 교/과정을 한

1·:-적 시카에서 새苟 게 가시촤 하어야 한다(입멍희, l%7 ; 최한수, 1997 ; 毛·해익, 997),

-d 
, i 일 한국에서 요구하는 영 · 유아교육의 ·제도 구축(의무교육촤 문제 등) 등을 다

루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1 . 2 언구문제

지급까지의 통일에 데비한 T-이-교육의 이X들을 토 대로 본 언구자는 
t 

세통일 한국의

엉 · -H-이.교육'의 %-M-향을 1't색하)-자 다음과 같이 인구문제를 섣정하었다.

첫째, 세 통인 한국 교육의 미레

둘 , 새 통일 힌·g의 인간71·, 잉 · T-아 교 육관

- AI쩨, 세 통일 한국의 영 . 유아교 - 체제 및 제도

넷쩨, 세 통51 한국의 잉 · 유아)d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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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새 통일 한국 교육의 방향

2. 1 가상 시나리오

본고에서는 새 통일 한국의 영 · 유아 교 육의 제 측면들을 논하기에 앞서, 남북통일의

가상적 방향과 그에 따흔 통일 한국의 가상적 모습을 우선적으로 예측해 볼 필요가 있

兎다. 현재 북한에서는 다각적인 측면으로 체제유지에 관한 방안 모색에 혼힘을 다하고

있으머, 이에 외국 및 국제기구로부터 지원과 일부 지역을 개방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지

고 있다. 이런 움직임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여타할 남북통일의 방향성을 예측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김태완(1996)의 주제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남북통일의

가상적 시나리오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북한이 현 체제를 유지할 경우, 북한의 총제적 위기로 대남 도발의 가능성이

높아져 북한 주도의 무력통일을 시도할 수 있겠고, 그 반대로 북한의 정치 · 사회적 불

안으로 자체 붕괴됨으로써 남한 주도의 통일이 가능해 질 수 있겠다. 사실상 전자의 경

우, 북한의 대남 도발은 전 세계적 전쟁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읖으로 그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겠다.

吾째, 북한이 현체제를 유지하면서, 사유 재산의 인정 등 경제 정책의 변촤를 시도할

경우, 사유재산 인정의 경제 정책의 변화로 북한은 총체적 위기감을 맞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역시 북한 주도의 무력통일 내지는 역으로 남한주도의 통일이 가능할 수 있

으며, 다른 가능한 안으로써 남 · 북한 합의에 의한 통일이 가능할 수 있겠다. 이 경우,

현실적으로 가능한 통일의 양상은 남한 주도 혹은 남 · 북한 합의 통일에 있겠다.

셋째, 개방화 · 국제화 · 세계화 및 일부 개방에 의한 북한의 체제 변화로 남한을 인정

하게 될 경우, 이는 사실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현재의 북한 체제에서 남한의 체제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이처럼 거의 가능하지 않지만, 만에

하나 가능하다고 하c-1라도 이 경우는 남한 주도의 통일이나 남 · 북한 합의에 의한 통

일이 기대되어진다 하겠다.

이살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그 가능성이 높은 남북통일의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집약되어 진다. 첫째는 남한 주도의 통일, 둘째 남 · 북한 합의에 의한 통일이다.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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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는 이 X· 가지의 남 · 북동일의 빙'범 중 어L 쪽이든, 지급의 두 나라 체제를 각각

유지하면서 혹은 한 쪽만 -H-지하면서 새 통일한국의 모습을 이룩히-기에는 큰 어러움이

따谷다는 것에 공7)찔· 깃이다. 우리는 한 121족의 동질싱에 입긱·한 새 통일 한국을 건립

해이·만 한다.

납한과 북한은 한국전1 이후 각기 다본 이데올로기와 체제 속 서 지급에 이르고

있다. 이는 이느 한쪽으로의 유입으로 통일체제 구축을 이루는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

는 깃이다. 이에 연구자는 오1구-문제의 팀'섹 논리를 한민족의 동질성에 입가한 새 통일

한<·l의 긴럽에 7고, 통일 후의 새 통일한국 영 · 유아 교육의 빙-향을 제 측면에서 제시

하고·자 한디-.

2딕 미래교육의 방향

본 고에서는 통일에 데비하미, 난로 
-;牙진진헤기·L 

세게 정세에 발맞추이 미례를 내비

하는 교육의 빙-향을 모섹하고자 한다. 특히 새 통일 한국이 지%해야 할 교육의 tg·힝·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인구자는 새 통일 한국의 교육의 빙.힝· 설정에 ) 가 되어야

힐·, 일음 내비한 교육게'희의 1-M'향읍 민저 모1'섹해 보고자 한다, 그 러기 위해서는 무잇

보디·도 힌행 남 · 딕-한 교육의 제반 시·향에 대한 비교와 남 · 북한 교%의 문제주]을 진

단해 달이 선헹되이야만 할 깃이다.

2.2.1 납 · 북한 교 육의 비교

연구자는 본 고에서 호)행 북한 교육의 톡징을 간릭·히 소개하고, 어러 긱-도에서 납 .

북한의 /t'kt육 특성끅 비교헤보고자 한다.

민저, 북한 11'(육에 관해 다루어보고자 한다. 북한 교육의 3데 바탕은 전체주의, 마르

크스 · 레Id주의, 주체사상으로서, 目77년1 월 5 } i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 . l 제징 .

공꼬m 이래로 북한의 교육은 사회반진과 헉벙에 V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북

한에서는 고(육이란 사상, 문촤, 고(양의 무기요, 교 원이란 후내들을 헉)$의 게)자, 공산

주의지-로 키우는 직업적 헉1-A기.이미, 따리.서 교-h 1관은 시.싱·헉명을 수행하는 기본 수

단 또는 주요 무기로 5J·정짓고 있다(이종기·,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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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교육의 전반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취학전 교육과 초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결

합하고 있다는 점, 중등전기 교육과 중등 후기교육을 결합시켜 선발 단계를 최소화 시

켜놓고 있다는 점, 단선제 교육제도이지만, 부분적인 복선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 북

한의 간부를 양성하는 학교는 거의 평양에 집중해 있다는 점,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4

년제 단과대학은 대도시에만 설치되어 있다는 점 등이다(이兮각, 1997). 또한, 북한 교

육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은 교 육을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다는 점인데, 사회의 제반 영

역에서 교 육적 과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또 유아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일찍부터 여

성교육을 강조한 것 등 교 육, 교 양, 선전 사업을 극히 중요시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을

받아야 할 의무는 있지만, 교육을 거부하거나 선택할 자유는 餓으며, 더 나아가 교 육의

내용도 선택할 수 없는 그 런 모 순의 교육체계롤 따르고 있는 것이다.

한편, 교 육체계 및 교 육기관의 제 측면을 살펴보면, 북한 교육은 남한에 비해 다음과

같은 강점을 갖고 있다(이종각, 1997), 첫째, 교 육체계가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당

과 국가의 통제로 교육에 의한 정치사회화의 효과가 크며, 사회적 동원능력이 뛰어나다

는 점이다, 둘째, 국가의 무상지원에 의한 의무교육의 연한이 길다는 점이다. 셋째, 조

기 및 성인교육의 발달로 교 육의 기회가 학교 이전 및 학교 이후의 단계에 까지도 확

대되어 있다는 점이다. 넷째. 학교가 비교적 평준화되어 있고 입시위주 교 육의 병폐가

적으며, 대학이 전문화 내지 특성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상에서 지적된 것 이외에도 여러 측면에서 북한 교육을 논할 수 있겠으나, 본 고 에

서는 더 이상 깊이 있게 다루지 않고 대신, 남 · 북한 교육을 세가지 차원에서 비교하고

자 한다.

첫째. 남 · 북한의 교육이념과 목적을 비교해 볼 수 있다. 남 · 북한의 교육이념과 목

격을 비교해보면 상당부분 많은 차이가 나타난다(이종각, 1997). 북한의 교 육이념과 목

표를 살펴보면 공산주의적 인간육성 · 주체사상 · 집단주의 · 이론과 실천의 결합을 중시

하고 있다. 공산주의적 인간의 육성은 북한 교 육이 지향하는 핵심적이고도 궁극적인 목

표라 할 수 있고, 주체사상은 - 한의 교육이 학생들을 주체형의 혁명가로 교육함으로써

나라와 인면의 이익을 위하여 봉사하도록 한다는 점이다. 또한 북한은 집단주의를 지향

하며 북한의 교 육원리로서 교육과 실친의 결합, 교육과 노 동의 결합을 추구하고 있다.

이에 남 . 북한 교 육이념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남한은 주지주의적 학습능력의 배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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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교육의 이론 가치를 중시히-{<- 반면에, -M-한은 실제 )g쵤·에서의 응용능력을 중시하

는 1육의 실- - 적 가치를 깅·조한다. 납한은 게인주의를 비-탕으로 하어 개성의 존중, 개

인의 ·지·율파 치임, 개인의 능럭과 적성을 중시하는 교육목 을 추구하는 만·먼에, 북한

은 {]단주의를 기111<으로 하어 사회외- 국가에 대한 봉사, 당·과 헉명에 헌신하는 거단의

식을 강·조한다, 이러힌· 차이접 V 활구·하고 남 · 
-A한은 다소의 공통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데. 2/1짓은 남 - 북한이 7히 지 · 덕 · 체의 전인적 인간형성을 중시하고 있다는 접

이1치, 교AV벙-상에 있이서도 남 · 북한은 공통적으로 기초적인 셍1촬-7힌i[] . 도덕 인 풉

성을 학11고<육의 목표로 중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 , 남 · 북한의 교육괴-정읍 비교해 볼 수 있戚다. 남 . 북한 교육과징을 비교헤 보

먼, J)(과목 펀제, 결정 방식, ]]'< v용 동에서 차이릍 찾아볼 수 있다(한만길 . 최엉표 .

쵱·규호, 1994). 교과-%의 2성에 있어서 남한은 대체적으로 통합헝을 채텍하는테 비해

서, 북한은 조1통적인 분괴·헝을 채덱하고 있다. 특히 남한은 저학닌에서 통합헝 교과를

채댁하고 91디-(이종긱'. 1997).

A% 
, 남 · 북한 교육내용의 구성을 비]l'E헤 볼 수 있디.. 납 . 북한 교육내용 구성읕 비

고<해 보먼, M한은 교과목의 학문영역에서 추구하는 논리 구<외- 이론을 깅·조하는데 비

해서, 북한은 실재셍활에서의 유용성을 깅·조하고 있다. 즉, 남한은 학문중심의 주지주의

에 중접을 平는 반먼에, -l·l-한은 실포1중심의 실용주의에 중점을 7고 9)다(이종긱·,

19냉7).

따리-서 우리는 이와 같은 차이점 중예서 이질적인 요소는 극복히.고, 다양촤 할 수 있

L- 요소는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통일교 정책을 모색하는 것이 비-람·직한 빙·범이라 하

겠다.

2.2.2 남 · 북한 교육의 문제접

연/자는 본 고 에서 넘-한과 북한의 제반 교육의 lt 짐을 지적함으로씨 향후 통일에

뎨비한 교육개히 넹'향의 섣징 근거로 심-고자 한다.

먼저 북한교v의 분제점을 살피보기로 하凍다.

북한 교육은 지나치게 이데올旦기적이고, 내성-이 왜곡되어 있으이, 깁일셩, 김정일 부

자의 숭 강-촤교육이 滄고, 苟저한 국가%7)으로 이루이지고 있다. 국가가 교육을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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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하고 정보를 차단 · 제한하는 것은 북한 교육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점이며 취

약점이 된다. 이밖에 북한의 교육체계가 정치체제의 목적에 봉사하는 구조로 펀제되어

있어, 순수한 교육 효과를 장기적으로 기대하기에 한계가 있다. 그리고 교육기회의

평등주의가 대학 이전 단계에만 제한되고 대학교육이 신분상의 특권계급에 의해 점유

됨으로써 사회적 위화감이 구조화되고 있다. 또한 교 육체계 전반에 걸쳐 경쟁원리를 배

제함으로써 개인의 자발성과 창의성 개발에 의한 인적 자원개발에 실패하고 있다는 점

이다. 그리고 남한에 비해 고 등교육기판이 질적 및 갼적으로 열세하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남한교육의 문제점을 다소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戚다.

남한은 교육역량에 있어 북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여러 측면

에서 취약점을 안고 있다. 남한은 국가재정에 의한 무상의무교육 연한이 북한보다 크게

뒤지고 사교육비의 부담이 높으며, 교육체계가 학교교육 중심으로 편제되어 취학전 조

기교육이나 사회교육, 특수교육 등의 영역이 다소 부실하다. 그리고 입시위주의 학교교

육으로 학교교육의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대학교육의 양적인 팽창에도

불구하고 내용적으로 부실하다. 또한 교육자치제의 원칙과 중앙집권형 교육체계의 상

충에 의해 교육행정상의 혼선을 빚고 있으며5' 도 시와 농촌간에 교육의 불균형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한편, 남한은 개인의 창의력과 잠재력을 개발하여 자발적인 교육열과 경쟁원리를 유

도하여 개인의 발전을 모색하며 산업인력을 배양하며 대외개방형 교 육정책으로 세계

수준의 지식을 보유하고, 세계 교류에 크게 공헌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으나, 교 육이념이 확고하지 못하고 교 육정책이 자주 바뀌며 교육기회와 노 동

시장간의 불균형이 상존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남한 교 육의 취약성을 드 러내고 있다. 지

금처럼 경제의 침체에 의해 교 육기회와 노 동시장간의 불일치가 지속되거나 증대하는

한, 한국 교육의 미래는 그리 밝지 못할 것이다.

교 육정책 자문회의0992)의 자료에 의하면, 한국교육은 크게 여덟가지의 문제점을 안

고 있다는 것이다. 첫째, 교 육이념 및 목적의 괴리이다. 이는 시대적 요구와의 괴리, 개

인의 교육적 요구와의 괴리. 교육현실과의 괴리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교육내용 및 방

법의 부적합성이다. 즉, 교 육과정의 부적합 및 교수방법의 전근대성, 교육펑가의 타당성

및 다양성 부족, 입시위주의 교 육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학생 부적응 행위의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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촤이다. 즉, 학AI의 소외외· 비헹의 중가. 재수/J%수의 중가 및 사杯직 문제로의 부자, 만

성적 학원 소도- 등-A로 시.최적 q쇼제기· 이·기되2 있디·. 넷쩨, 교윈의 지위 및 의적 저叫

이다. 교<원의 업무량 과다 y 의斗 저하, 교 원의 전문성 약화와 사최겅제적 지위 하락,

교 직사최의 갈등 수]화 통을 들 수 있다. 디·셧쩨. 교육제도의 페쇄성과 비효율성이다.

즉, 학교게열의 다잉·성 부족, 교내장학 활동의 부족 둥 교육의 질 뫈리 체제 결여. 학교

깅잉의 자名성 및 책무성 /족, 학]]1운잉의 일성과 페쇄성 통을 -趾 수 있다, 어섯찌],

교 
- 시설 및 환경의 낙후성이다. 이는 과대 학교 및 과밀 학2, 도서실(관)의 도서, 실

:-]실습 기자재 y 교 구 부족, 학교의 위셍, 복지시섣 미비, 불건전한 대중메체의 범림

A 학교 주1;tI의 비74·H구1 환깅, 칭소닌 긴전 문촤 공간의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일곱

, 행] · 정 지우)체제의 미휴이다. 즉, 주]·독위주의 관료적 헹정체제, 지원 헹정 요원의

/.문성 부족, 교육트.자의 잉세성 등이다. 여8찌], 교육지원 이조1의 취약성이다. 즉, 학부

J·-L의 곡핀 A'l'1육괸· 만언, 가징의 ]·1육적 기농 약촤 및 비교육적 사최쵠-겅 fy배, 학1銳

위주의 고 용A((헹 및 과도한 입금 차 등이다. 이외에 추가할 문제점으로 교육내용에

있어서 디·of성

� 

· 실용성 · a f 성이 부족하고 문촤적 단일성과 폐쇄성이 너무 높다는

점이니·.

이싱'에서 살퍼)'iL있·듯이, 남 · %-한 교육各 2본적인 r제에서부터 구체적인 교육 싣

8문제에 까지 긱'기 確'은 문제주]을 안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점은 지구촌

시대를 맞이하이 국제경4릭에 뒤처지는 걸파를 낳게할지도 모르 며, 또한 남 . 북한 관

계 까지도 잉향을 미有 수 있盛다. 힌 시점에서 미레지향적 관점으로 세계 정세를 바

리-보빈, 동구 사최주의tI의 붕괴외- 3일의 통일, 소련인씰·의 붕피 등 국제변화의 요인

과 한11]J·도 및 Ar내1%5촤둥의 요인으로 인해 한반도 통일의 가능성은 날로 높아짇 것이

다. 따리·서, 우리는 남 · 북한 교 육의 문제짐을 각자 보왼·하띠 상데히 깅-접을 커-조하어.

Vl 공동체의 X-리로 통일이 오는 71날까지 호1체제의 문제점을 극복하-0네 바차를 가

해야 할 것이다.

2.2.3 통일에 대비한 교육개헉의 1굉-향

통일에 대비한 Co't육개힉의 1-M"힝c은 T 가지 차윈에서 동시에 경주되이야 管 문졔라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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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겨진다. 먼저 미래의 교육개혁의 방향은 한 민족의 동질성에 입각한 새 통일 한국의

건립을 위해 남 · 북한 모 두 통일에 대비한 교육개혁을 추진해야 하는 凍이다, 그 다음

으로 세계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개방화 · 국제화 · 세계화의 방향으로 교육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본 고에서는 이 두 가지 방향에서의 통일에 대비한 교육

개헉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먼저,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교육개혁의 문제는 전세계적 맥락에서 추진되어 야 하

갰다. 80년대네 접어들면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전세계적으로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하

여 저마다 교육개혁을 다투어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r 미국 교 육의 위기」 (1983). 
「미

국 2000년 교육전략」 ,

「2000년대의 지표-미국교육법」 미국교육법(t993년)과 일본의

'

임시교육심의회' 설치(1985)와 
' 

경쟁에 뒤지는 것은 현재에 지는 것이지만, 교육에 지

는 것온 미래에 지는 것'이라는 슬로건의 교육개혁운동, 영국의 「2010년의 영국. ,
노

르웨이의 「노르 웨이 2000 」 등 많은 국가들이 이미 교육개혁 추진에 열을 올리고 있다.

또한 유럽의 EO 회원국은 에라스무스 장막사업 등 통합을 향한 국가간의 교 류 협력사

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한국사회는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에 산재되어 있는 제 문제들을 해결하

기 위해 교육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985-1987년 교육개혁 심의회, 1989-1992년

의 교육정책자문회의, 1994년부터 교육개혁위원최로 개혁의 의지를 밝히고 있으며, 그

결과 1997년 교육개혁안을 마련하여 「교 육기본법」 ,

「초 · 중등교육법」 ,

「고 등교육법

」 을 제정하기에 이르兎다,

미래사회는 지식과 기술이 폭증하고 그에 따라 사회의 지식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동

시에 지식의 노 후화가 빨라져 재교육과 재학습의 펼요성이 그 어느때보다도 강조되어

질 것이다. 또한 미래사회는 급격한 사회의 변화와 생촬양식의 다양성. 직업의 다양화

. 다원화 등이 예견되며, 아울러 학문의 방향도 변화 무상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교

육은 미래 의식적인 교육으로 변화되어가야 하겠다, 즉, 미래사회01]서 예견되어지는 변

화에 대한 
t

예상적 준거7에 맞 교 육의 방향과 그에 따른 교육의 적합성을 달성해야
r

할 것이다(이상주, 1997), 또한 국내 산업기반이 범세계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한국의

교 육 문화의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즉, 세계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국제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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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갖추어이· 하凍디-, 세로운 세기>킬서에 직응하고 칭-조적으로 도전하지 嗚·으머, 새게질

서의 제편 파정에서 낙오자로 진락할지 모른다, 따리-서 한국의 사최와 교육은 게방화 .

1·;- 최- · 세게朴의 방'한으로 재핀되어야 한디-.

이에 -(리 한국교육의 교육 개헉의 )·M-향은 제시하면 다읍과 권·다. 칫쩨, 교육게혁은

국가에서 %'1답할 일과 IS간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헤야 할 일을 분담하여 진행해 나가

이· 한디-- 둘 ,
교육개희은 익사키 경일을 무시한 게'혁이어서는 안된다. A% 

,
교벅%헉

은 모든 사림'음 내싱- - 로한 교육체제를 짖·추고, 111화하는 사최에 대치할 7 있게 Al육

체제 지-체내 계속지인 혁신을 가저올 제반 조건을 깃·추도록 교육제도를 제구조화 하는

데 역점$ */·어야 한다(이상주, 1227). J , 교(육개헉은 모든 국민의 가치관 및 의식구

조의 1]fl촤를 촉구하도록 게획되이지야 한다, 다섯쩨, 교육개헉은 국민의 복지, 권리. 인

Xi존중의 Iv-향으로 이7어지야 한다. 어섯쩨, 교S-개헉은 학문의 풍토를 개선시켜야 한

디-. 끝으로, 5'11육개헉은 통일 후의 남 · 북교 의 통헙-빙·인·을 고리하여 추진되어이· 한다.

남 · 북'힌- 교육체제의 상대·적 장 · 딘-점에 대한 분석과 보완이 뒤띠-라야 한다. 통일의 목

IL는 단순한 지리학적 통일을 7]어 민족 중풍의 기를 마련句야 하머, 민족 대중훙

의 계기는 21세기 -:·
f제시-최旦의 창조직 도전을 위한 기반으로 직·- -

'힐· 
것이다.

그 다음으로, 통일을 대비한 교육게헉의 빙-헝·은 한 1긴족의 동질성에 입긱·하여 추진되

어이· 한디-. 한 민 의 X-질성各 추구히기 위해 - 신>으且 넘· . 북한긴의 AL 의 동길회-

를 이루이야 하머, 이에 닙'한의 5t'(육개헉各 다음괴. 같이 추진되어야 한다. 즉, 층 . 지

역과 무관히니1 핑骨최.시커야 한다. 또한 학교 위주의 교육체제 서 조기교육이나 사회

교육분야의 평셍교A-체제로 전환하여야 헌.디.. 우리는 세게적인 추세에 따라 학제를 개

V>1해야 할 필요5 있다. 교육의 겅젱윈리외- 입시위 의 X육체계가 개선되이야 중동2

-A이 정상촤될 수 있고, 또한 학력과 학省위주의 사회적 위촤T)-을 해소시킬수 있을 것

이디-. 이에 ]숀해, 북한의 교 육-F 다음과 간은 빙·항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북한은 남한에

비해 상데적으로 취약한 1폐학과 데학윈의 lit벽-제도-趾 파산 . 발진시키는데 힘을 기을.여

이· 할 깃이다. 데학의 문호를 개빙-힘·과 동시에 고급 산업기술인릭을 개발하고 국-제화

시내에 대비하어 두퍼집딘·의 %성에 박차를 가해야 하戚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

잇보다도 북한에서t:- 데학교A·의 잉·적 . 질적 펴내에 따른 국가재정의 부남과 엘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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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을 위한 경쟁원리의 수용 및 그들을 홉수 ·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의 변화가

선행되어져야 하는데, 과연 이러한 개혁이 북한에서 가능하게 실천되어질 수 있는 지는

미지수다.

사싣상, 해방이후 국토가 양분되면서 북한에 대한 한국의 통일교육의 관점은 반공교

육 · 승공 통일교육에 있었고, 이로써 북한올 적대시 하면서 북한에 대한 경계심을 강조

하玆는데, 이는 점차 북한에 대한 경계심과 동시에 동족애의 양면성을 부각시키는 도덕

교육으로 변화되었다. 그후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화해 협력 시대를 맛이하여 북한을

민족공동체의 일웬으로 포용해야 한다는 시각에서 통일교今이 이루어지고 있다(한만길,

1994) 이러한 1990년대의 통일교육 방향은 초 · 중등 학교의 제 6차 교육과정과 유치원

의 제 5차 유아교육과정에 반영되어 적극적인 통일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통일 이후

의 민족공동체의 삶에 대비해야 한다는 시각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일 한국의 미래를 설게하면서 새 통일 한국이 추구해야 할 교육이념의 설정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하兎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이념과 사상들이 미

래의 새 통일 한국에 적합하도록 새롭게 모색되어야 한다는 점도 또한 중요하다 하갰

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통일교육의 이념으로서 다음의 세가지 이념 즉, 민주시민교육,

민족공동체교육, 평화교육을 추천하는 바이다.

첫째. 통일된 한국 사회가 자유와 평등을 중심으로 하는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로 발

전하려면 민주시민교육은 필수요건이라고 하겠다(문용린 · 박용헌, 1990). 사실상, 민주

시민교육은 통일 이전의 단계에서나 혹은 통일 이후의 탄계에서나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기본 으로 요구되는 교육 이념이라 하겠다. 민주시민교육은 사회

구성원간의 결속을 돈독히 하고 갈등을 해결해줌으로써 내부의 화합과 단합을 가능하

도록 해준다. 따라서 분단으로 인한 남 · 북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민주사회를 건설하는

데는 민주시민교육이 반드시 요구된다 하겠다.

둘째, 통일국가를 형성하고 유지하러면 민족공동체가 튼튼해야 하고 동질성이 강화

되어야 한다. 민족공동체 교육은 이질화된 남 · 북한을 하나의 민족으로 융합하여 공동

체적인 삶을 형성하도록 작용할 것이다. 그리하여 민족공동체 교육은 북한에 대한 이해

교 육, 적대감 해소와 신뢰감 형성, 민족의 자존과 주체성 함양, 공동체적 삶의 형성과

같은 교육적 효과를 낳을 것임에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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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寅찌], -죈제 
남 . 

-bp한의 7단 상됨- 서 남 · 북한 긴·의 상호 잗등과 적대김·, 3개심을

해소하리1 이해와 화헤를 추구하는 평최.교A-이 실시도]어야 한다. 펑촤교 - 은 납 · 북

한간의 간듕괴. 직대감을 해소하고 통일된 한국 사최에서 핑촤를 정 
· 

시킬수 있으며, 더

나아가 한반도와 주)쳔국기페도 펑최- 정하을 정착화 시킬 수 있게 해준다(이삼열, 1992).

또한 펑화]'Il육-E >해문제, 진젱, 헥문제, 지-인찌·긔, 빈부걱차, 계骨 · 지역 · 종교간 갈

등의 분제를 해건해 줄 수 9)으며, 궁극적으로 우리의 새 통일 한국의 발전을 헌실화시

져 주1< yA힌 이님으르( 직-- . 힐· 것이0.

2.fl 미래의 새 통일 한국 교육

다가 - 새 통일 한j·의 교육 빙-향이 가지는 의미는 대단히 크다 하겠다. 통일에 대비

하여 교-d-게히의 방힝·을 섣정하는 지금 헌제에서 볼 때 그 의미가 자못 크디- 하戚으니·.

통인合 이룩한 다음 즉, 새 통일 한<·r이 긴립포1 후 우리가 추구해야 할 교육의 벵'향을

바로 세- 는 것 또한 큰 의의가 있다 히·凍디·. 이에 언구자는 헌제 남 · 북한의 교육 전

반의 - 징적인 측먼가 다가오는 미 사최의 특성을 반잉하어 나름대로 새 통일 한61의

교A-이 지힝·해야 
'切· 

교육의 침-모습을 실게하여 보고 자 한다.

칫쩨, 새 통일 한국의 Ily은 려응을 위한 y)(육, 121촤를 위한 교육이이야 한다. 다가

오는 21세기는 다번촤의 세기요, 무한 경1의 시대이디-. 이 l 국제 )인최- 속에 - 리 님-

한과 복한의 통일은 세계 %!f회.01] 큰 빈수로 작용할 수 있는 어지가 많다. 어띤 빈촤 요

인에LL 적응할 수 있고 이를 복프( 수 있는 인적 자원의 개발이 요/ /·되는 시기리- 하

凍디-. 이 디-기-오는 미레사최에서의 우리의 교 육은 학문중심의 주지주의 교 육이어서

는 인·된디.. 다양한 싱젝·속에서 3.때 그 키웅 · 반응할 H- 9)는 익량음 새 昏일 한s-의

2 한1요 소지히. 7 있이이· 省 것이디., 셰 兮 한국이 직 을 위힌· T A-, 1%Il%를 위힌 At'c

육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 v各 정한 가치의 수용보다는 가치$l-딘·럭을

길러이· 하고 특정한 가·치 내- - 의 주입 보 데h 기·지핀·딘 기준의 힝성에 강조를 두이야

할 깃이다. 또한 다윈화 l 사회에서 이헤외- 가치가 서로 다-邑 여러 사최11단을 하니-로

건속시키 주는 / /-십적 힘의 오>천의 익할을 교 육이 맡아야 할 것이다, 이는 111육의 %힌-

성과 A+1게된 분제이기도 하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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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새 통일 한국의 교 육은 
'

성숙한 문화 사회5를 건설할 수 있는 모체적 역할을 해

야 한다. 21세기는 열린 사회로서 
'

성숙한 문화사회'를 요망한다. 새 통일 한국은 급격

한 사회변동 과정에서 문화의 적합성, 정체성, 통합성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

족시키는 방향으로 새로운 문화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 
t 

성숙한 문화사회5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가정, 학교, 사회교육기관 등의 사회화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수용하기 위하여 교육제도를 융통성있게 고 쳐야 하고 교 육 프로

그랭을 다양화하여야 한다. 교육자의 자질을 항상시켜야 하며 교육의 내용과 과정을 개

선하여야 한다. 그리고 여러 사회화기관에 의해서 실시되는 모든 교육적 경험을 유기적

으로 연계하고 학교 중심의 교육제도를 평생교육체제로 개혁해야 한다(이상주, 1997).

문화 으로 성숙된 미래사회를 실헌하려면 첫째, 자연을 정복하고 착취하는 것을 미

덕으로 여기던 산업주의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자연을 합리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

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가치관과 생활양식, 겅제체제와 사회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

둘째, 국제적으로 열려 았는 사회, 열려 있는 마음을 유지하고 다른 나라의 지식과 정

보, 상품과 문화를 능동적으로 교 류하며 인류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셋째, 다원주의 사회의 가치혼란과 갈둥을 극복하고 문화적 통합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구성원의 비판적 사고능력과 주체적 가치판단력을 배양하고 사회집단간에

개방과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 넷째, 국먼 각자가 가진 예술적 창조력을 최대한 계발하

고 모두가 풍부하고 수준 높은 예술문화와 전통문화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정, 사회, 학교에 사회화 기능을 강화하고 그들을 상보적으

로 연결시켜 평생교육체제률 수립함으로써 문화의 창조적 전승에 기여해야 한다(이상

주, 1997).

셋째, 새 통일 한국의 교육은 ' 

얜간 존중의 가치'를 정립시켜 줄 수 있는 가치 교 육을

다루어야 한다. 고범서는 후기 산업사회에서 중시해야 할 가치를 여덟 가지로 제시하였

고, 그것을 가치 위계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인간 존재의 측면

에서 0) 정신 (2) 지식 (3) 개인성 (4) 촹의성, 인간관계의 포괄성 촉면에서 (5) 공동체

의식 (6) 개방성, 시 · 공간적 포팔성 측면에서 (7) 장기적 안목, (8) 통합적 사고 등 이

다. 사실상 미래지향격 가치교육은 여러 다양한 가치 문제를 다루는 일반 태도왁 판
W

단력의 습득을 중시해야 하는 것이다(이상주,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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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상주(1997)는 다기-오는 미 사최에서는 인간존중의 가치 정립을 위한 새로운

1,·릭이 필요하다31 지적한 비- 있다. 모 가치의 정점에는 인간 존骨의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L.I- 레이·민', 인긴중심의 시·최를 실힌시킬 수 있기 떼문이다. 정치, 징제,

111·흔, 교斗, 종료 v 모든 분야에서 인간의 존업을 고양히·고 걔인에기1 자기 긷정을 헹

사할 기회를 주이. 개인의 자아를 실 ·1시킬 수 있도록 인간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새 통일 한국은 인간 존중의 기·치骨 정%<i하기 위히1서, (l) 가치교육에서 점차 쇠퇴句가

는 도덕7의를 되살리이· 한다. 촤를 도 이적으로 획득하고 도피적으로 사- - 하는 겅제

$리가 · sa되이이· 한디-. (2) 가치교육에서 숭힉·주의의 전통적 가치관도 진숭헤 니-가야

한다. 미 사최에 적응하러면 도리성의 함양이나 인분지식의 습득 뿐만 아니라 모든 분

이·애 길진 일빈·&l 지시과 능력. 쉴제적 직업기능의 A득도 강조되어야 한다. 학문과 매

·8-은 인간의 자아실힌을 위해서 3- 자체로서 가치로운 것이다. (3) 전통적 인간관계의

특징인 인정주의도 C/- $제점펼 보완하면서 삳리 나가야 한다. (4) 가치교A에서는 미

래지힝·적 기·치-v-<!j인 협-리주의가 더 강조되어이· 힌·디-. 이띤 의미에서 인긴· 의는 인긴·

의 이성을 존중하는 
'骨리주의외- 

일치한다 하%1다. 새 통일 한국은 이외- 니불이 비힙·리

적 요인을 2월할 수 있는 가치v·범을 정7]하어야 한디-. (5) 기히교육을 통하어 d전한

개입주의를 위한 가치7-1 }을 정7]하어야 한다. 개인주의적 가치규)/]을 정칙·하는 데 있

어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이기적 개모1주의의 극복이다. 사실상, 세 통일 한국은 국 · 네외

로 /티의 띵은 도 
' 

1과 시런을 겪을 깃이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빙-법은 비.로 이기적

개인주의를 틸·피히-고, 긴전'한 개인주의 의식叫 강넉호f 공 · 체의식 이0.

)쩨, 새 통일 한국의 교 육은 사최의 핑등화, 교육의 펑등촤를 추진하이야 한다. 사최

의 펑%촤는 근내촤를 위한 중]1한 t·]·가발 J 목표의 하나이다. l'17육의 평骨은 사회펑등

의 장을 여는 일쇼f이디-. 힌데사회에 있어서 교 육은 사림·들의 사최겅제직 지위 昏만 아

니라 Il-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j1한 요인이기 떼문이다. 펑등한 시-회체제 릴이 교 육

의 핑등은 실헌1불가능하다. 사싣 평-牙한 취업의 기최니. 정치 침-여가 보장되지 鶴·는 시.

최에서는 교육기회의 g등이<<l- V의미한 것이디·. 그린 의미에서 교 육의 펑등화는 정치.

%제, 사최, 문화 등 모든 엉 역에서의 핑둥의 시작이요 종51이리· 힐- 수 있凍다(이상주.

IS7 ).

디-섯째, 새 통일 한국의 ]]<육各 d% 의 전문화-趾 이룩하어야 한다. Lul육의 전문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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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미래사회는 사회 각 분약에서 수행해야 할 과업이나 해결해야

할 문제가 더욱 복잡해짐으로써 일상적 체험이나 상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영역이 점

차 축소된다. 또한 과학기술과 학문의 급속한 발달은 각 분야에서 활용하는 지식의 수

준을 더욱 고도화시魂 것이다. 이는 교육분야도 마찬가지이다. 학교교육의 효율성을 높

이기 위해서 교 육학적, 심리학적, 사회학적 지식과 지도 기술, 그리고 다양한 교 수 공학

적 측면이 요구될 것이다. 또한 교육정책 결정과 교육행정 분야에서도 전문화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이제 새 통일 한국의 교 육은 사회의 제반 사항과 다양한 집단과의 상

호작용 속에서 진행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여섯째, 새 통일 한국은 세게적 수준의 학제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상주(1997)에 의하

면, 학제의 개혁 방향은, 모든 국먼이 저마다 가진 잠재적 소질과 능력을 최대로 계발

할 수 있도록 교 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할 수 있는 학제이어야 하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의 평생교육을 최대로 싣현할 수 있도록 계속교육을 도모할 수 있는 학제이어야 하머,

한 개인이 학교, 가정, 직장, 사회단체 등을 통하여 가질 수 있는 모든 교 육적 경험을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교육의 통합성을 살릴 수 있는 학제이어야 하고, 여러 사회

집단의 교육적 요구를 만족시키고 개인의 능'력과 홍미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학제이어야 하며, 변천하는 사회의 직업구조에 맞는 각종 인력을 양성하고 각

개인이 그 개성에 따라 직업준비를 하는 데 적합한 학제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

민 각자의 사정에 따라 교육시기와 기간, 교육분야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전학과

전과 등도 용이한 융통성 있는 학제이어야 하며. 세계 각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학제의

일반적 형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학제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적으로 교육개혁심의회가 제안한 새로운 학제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학제

의 구성은 幼-5-3-r제로서�, 그 기본 성격은 다음과 같다. 0) 유아교육을 공교육으로

간주하여 기간학제에 포함시킨다. 농촌과 소도시 지역의 소규모 초등학교에 유치원을

병설한다. (2) 초등학교는 교육연한을 1년 단축하고 교육과정을 유치원과 중학교를 연

계하여 재조정한다. (3)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어린이의 성숙도에 따라 선별적으로 5세

까지 낮출 수 있게 한다. (4) 중학교 교 육은 초등학교 교 육과 통합된 국민기초교육으로

그 성격을 전촨하고, 지역에 따라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통합하여 8년제 학교로 운

영할 수 있게 하며, 중학교 교육을 단계적으로 무상의무화 한다. (5) 고둥학교는 1년 연



246

징·하여 4넌·제로 하]I 진로 준비교육과 인성'힘·양 교육을 충실히 할 수 있도목 교육과정

·8- 개편한다. (6) 고교 2 학닌 만에 진로 신번을 위한 에비고사에 응시할 수 있게 한다,

(7) 실업31-동학교는 직엽교육을 실시하되, 그 기간은 3 - 4닌으로 하며 2 학닌 말에 진로

신]緩을 위한 애비고사에 응시호( 수 있게 한다. (8) 취학 또는 진학의 기최를 놓친 학렁

2과자들을 위혜서 자급학교 단계에서 보완교육의 성걱을 가진 각종 리%학교를 설치

하어 1실 학제로 발진시킨다. (q) 비진학, 미쥐업 고 졸자를 위한 직업 적웅 과정을 섣

치叫여 운엉한다. ([)) 월빈·제, A-d제를 제도적으로 허- 한디-,

일곱쩨, 새 昏일 한j-은 교 육제도의 개%-M'성 · 효名-성 · 다양성을 이루이이· 한다. 국가

기· 진남하여 추진함 과제외. 민간 주도하에 추진하이야 힐· 괴.제를 적절히 배분하는 교

육 사71이 요구된다. 통일에 따-邑 무분1월한 감직'스v-1 통합보다는 지빙·자치권을 부여하

여 교육 사업을 특성최·시키는 것이 비-림‥직하다. 또한 교육체게를 다잉·촤 할 펄요가 있

다. 통일 진의 님- · 
-吟한 교육의 고 유성을 1;]l-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체게의 운잉이

바국1‥리하다 히·或디-. 학교 117-육, 사최교육, 수교%-, 조기교육, 잉제교육 등의 다양한

교-h-A-]1계의 운엉이 요구핀다. 이로씨 교욱 의 개1·g·성,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깃이니·.

여8]쎄, 세 통일 한국은 교 v복1·f가를 7:1설헤야 한다. 우리는 이미 但·에서 새 통일

한핵에 적省'한 이넘을 팍립하기 위해 민주시 1교육, 민족공동체고%, 핑화교육의 가치

를 논한 바 있다, 교육복지국가를 건섣히.기 위헤 세 가지 원착의 교육은 반드시 추진되

이야 할 짓이다. 또한 국가의 무상의무교우의 체제 칙-랍이 요구된다. 북한은 1 1넌의 Y

상의J,L5)'(d-을 실시한 바 있으나, 남한의 겅-Y- 의무교육%는 초등학%i% 중학교로 규정

되어 있으니., 아직까지 무상의무교육이 완성되고 았지 못하다. 또한 취힉-전 만 Is의

겅우 무상-교육은 l&i세회. 되어 있지만 의무교육으로 자리잡고 있지는 봇한 상데이다. 이

에 세 통일 한국에서는 최소 취학전 만 1닌- 터 중학교 骨업 연령(9넌 내지는 10년간의

무싱'의)IL교·H-)끼·지 무상의무교A회-룰 추진해야 하 )다. 이는 님·한과 -J한의 Ii(g 호1실

을 반임하여 인31-지·가 내린 견론이리- 하凍다.

이상의 9 노1 내지 10년긴·의 무싱·의무11(.s·촤와 힐·께, 세 통일 한국은 한시적 교육 보다

는 핑셍)t(·A을 통해 71<육체 의 안정촤를 추/헤야 
'힙- 

젓이다. 교육체게의 안정화로 교

육시설 및 환1·경을 국제 수준으로 힝·싱-시키01, 
-v 

. 제정적 지원체제도 교 A복지국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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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색이 없을 정도의 선진 수준을 유지하어야 하兎다.

아홉째, 새 통일 한국은 교육의 고 유성 · 독립성을 확고히 해야 한다. 현재 남 . 북한

에서 추구하는 학교교육은 기초적인 생활 규범 및 도덕적인 품성을 중요한 교육의 목

표로 설정하여 놓고 있으며, 지 · 덕 · 체의 전인적인 인간 형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점

은 얼핏보아 남 · 북한에서 추구하는 인간존중 사상이 일치한다고 할 수 있겠으나 주지

의 사셜이지만, 남 · 북한의 이데올로기의 차이로 이를 해석하고 실천하는 방향은 전혀

다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지 우리는 일단 이점을 새 통일 한국에서는 중요한 통

합의 단서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규정상의 혹은 외관상의 이러한 일치를 활으하여 통합

된 교육을 달성하여야 하겠다. 즉, 과거의 이데올로기를 청산하고 한 민족의 고 유성, 독

자성을 반영하여 교 육의 고유성, 독립성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새롭게 정립될 새

통일 한국의 교 육이념과 목적을 일관성있게 실천하고, 교육목적, 교육내용, 교육방법의 적

합성을 유지하며, 교사의 사기를 앙양하여, 교육의 유일함을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새 통일 한국의 인간관, 영 · 유아교육관

3. 1 남 · 북한의 인간관. 영 · 유아교육관 비교

3.1.1 북한의 인간관, 영 · 유아교육관

북한의 교육이념은 마르크스 · 레닌주의의 공산주의적 세계관과 인간관에 기초한 김

일성의 주체사상에 근거하고 있으며, 
' 

전면적으로 발달한 공산주의적 새 형의 인간 육

성'액 있다. 여기서 추구하는 새로운 인간이란 자본주의적 의식의 잔재를 완전히 불식

한 것으로 노 동, 재산, 종교, 개언주의 사회의식에 대한 새로운 태도와 의식을 가진 인

간을 뜻한다(이종각, 1997).

1992년 개정된 「사회주의 헌법」 제 3조에 의하면 
"

국가는 사회주의 교 육학의 원리

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올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 - 덕 · 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키운다."고 헌법상으로 교 육이념을 명시하여 놓고 있다.

북한의 일반적인 교 육 목표는 전 인먼의 혁명화, 전 인민의 노 동계급화, 전 인민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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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으로 노 동, 재산, 종교, 개언주의 사회의식에 대한 새로운 태도와 의식을 가진 인

간을 뜻한다(이종각, 1997).

1992년 개정된 「사회주의 헌법」 제 3조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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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의회-이디·. 북한의 교A은 이 원히에 M지-해서 모든 주먼들읍 김일성의 주체시상 ·

v-일시.싱-으료 획일화 시키v 平쟁1심을 Ci1취시켜 ' 

당과 수령이 셍지-하는데로 /%긱·하고,

숩쉬고, 1관-하고, 행동히.0 인간'으로 만骨고 있다(이종각. 1997),

북한은 사최주의 j)( %학의 기본원리를 띠·旦/i/- 3)으며, 이는 사骨들을 희1:5)촤. 노 동게

금촤. 공산 의촤 하는 깃이다. 이러한 기-13-원리에 71각해서 북한에서는 다음과 권·은

인간상을 추구하고 있다. 첫쩨, 노 동웁 사랑하며 즐기며 이에 자각적으로 71·여히·는 사

람, 돈 , 개인주의, 님-은 사싱-, 자본주의 사상을 칠저히 平리 밖고 김일성 유일사상으

로 부장한 시록1-, 셋쩨, 공산주의의 승리를 펴·신하고 어1틴 억경속에서V 헉밍적 낙관주

의를 겻·는 사림'등이다. fL한, 북한의 취힉·전 교육에서 추구하고 있는 아동싱-은 칫째, 어

리서부터 일하기-趾 좋아하는 비릇을 가진 어린이, 사회공동재산을 이.끼고 질약하는 태

도를 가진 이린이, 예절 바른 품성과 문회.위생1적 A%촬테i를· 가진 어린이, %부한 징서

외. 에舍직 제농을 기권 어 )이, 고(라에 지적인 어린이 등이다(팍노의 · 최민수 · 7규수

· +-<p-兮 · 최연省, 1398).

북한의 걍·F, 1)IA 7'l]$·에 내한 강링은 l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데제) 에 의하미, 취

학· l 교-H에 대한 총제적인 법은 i' 어린이 보 - 교잉·법J 에 의한다. 특히 1976넌 4월 29

일에 제정된 
[ 어린이 보육 교잉C보]rn., 에는 취학진 VA의 이넘과 복적이 보다 구체적으

AL 제시되어 있디·(팍노의 · 최민수 · 조j)J-수 . A31-종 · 최인칠, 1998).

" 

이린이듈은 조국의 미 레이며 공산주의 긴심의 /안비대이며 대를 이어 헉10할 -Y.리

혁19 위인의 계승지-들이다( 1조 >, 조선민주주의의 인2-%mL촤]f 이린이보v-)i(암11]은

마르코스-레%J주의를 -(리니·리·의 헌실애 칭-조시F-로 A뎔-한 조선旦昏덩-의 위대한 주

체시.상을 T-일한 지도시4'F-로 심·는디·(제5조), 
"

. . . . . . 7-리니.叫애 전반적<且 휘%딘

신전직인 보육 14 양제도를 너욱 공고 MI-전시켜 3/w든 어()이吾을 주체헝의 헉1깅적인

인 l-으로 키E-머 여성吾合 어린m이를 키우는 무거운 부남에서 헤방하는 신성한 사71

을 A.>힌하미 니·리-의 사회주의 d설을 %]있게 다3-치미 온 사회를 혁)첨촤, 로동게급화

히.는 력사적 위입 수'행에 이1-q.지한다(제6조)."

이싱·과 같이 「어린이 보육 2·1'(잉:WJ 에 시된 교A-이념을 요약 · 졍리헤보빈, 공산주

의 미레에 대한 사람, 
' 

히·니·f 전체를 위하이'라는 집단적 정사, 일하기 좋아하고 어&1

서부터 일하는 니旻 습득, 사회 동제산의 애호, 절약 등의 가치관 J'il잉· 3'l'뼈-을 깅-조하



249

고 있다, 사실상, 
「
어린이 보육 교 양법」 의 기본 목적과 의도는 부녀자들의 노동력을

극대화하고, 조기교육에 의한 집단주의 교육방식과 교육사상, 특히 김일성 유일사상을

효과적으로 주입하고, 내외적인 선전효과를 극대화 시키는데 있다고 보여지고 있다(최

만수, 1996c ; 최민수, 1998).

3.1.2 답한의 인간관, 영 · 유아교육관

우리나라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에 의하면, 

" 교육은 홍약인간의 이념아래 모

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민주적 생촬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궐요한 자필

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며, 만주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이다. 이상의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제 6차

유치원 교 육과정에 제시된 인간상을 소개하면, 첫째,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을

추구하는 사람, 둘째, 기초능력을 토대로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셋째,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의 토대 위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 넷째, 민주시민의식을 기

초로 공동체의 발전에 공헌하는 사람이다(교육부, 1998).

황정규는 미래사회에 알맞은 인간상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하였고, 다음과 같이 올

바른 인간상으로 아홉가지를 지적한 바 있다.(황정규, 1995>. 첫째, 넓고 깊은 휴머니티,
i

둘째, 세계의식 . 공동체 의식의 개발, 셋째, 물질자원에 대한 결펍의 원리, 넷째, 정보의

식과 조 화의식의 균형적 개발, 다섯째, 정보능력과 정보의식의 개발, 여섯째, 경험에 대

한 개방성. 일곱째, 학습하는 방법의 학습, 여덟째 다원화 · 다양화의 가치 존중, 아홉째

전통과 새 것의 긴장된 조화 등이다. 또한 이영석(1995a)은 유아교육의 목적에 비추어

다음과 같이 인간상을 제시한 바 있다. 즉, 타고난 자질, 소잘, 개성, 적성 등의 잠재력

을 극대화시킬 수 였는 사람, 창의적인 사람, 인간주의 · 인본주의에 바탕을 두고 효를

실친하는 사람, 친사회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 긍정적인 자아개념 및 자아존중감을 갖

는 사람, 정보기술에 친숙한 사람, 세대간의 갭을 좁힐 수 있는 적극적인 사람, 다문화

적 가치를 존중하는 사람 등이다.

한국의 유아교육은 0-8세의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뜻하며. 형식적 · 비형식

적 교육 모두를 포함한다. 또 한 한국의 유아교육은 보호 · 수용적 기능, 교육적 기능,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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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적 기능까지도 포함한다. 즉, 영아기(0-3세 미만)의 경우에는 주로 엉아의 보호 · 수

용을 위한 보육적 기능이 강조되고, 유아기(3-5세)에는 유아의 제발달영역의 통합직

발달을 도모 하는 교 육적 기농이 중시되며, 초둥학교 저학년(6-8세)의 겅우는 3R's의

교과학습기능이 강조된다(이영석, 1998).

헌제 한국의 유아교육는 그 개넘 정립에 있이서 학자에 따라, 시대적 여건 따라. 철

힉·적 관점에 따라 조금씩 싱·이힘·을 지직해 볼 수 있는데, 본 언구자는 다알한 유아교육

의 개넙을 힌제 유아]i<육에서 요구되는 방향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고자 한

다. 즉. 유아고(육은 믿·덜'적 관점, 통합적 관점, 보호 · 교육적 관점, 언게적 판접에서 정

의내리고지 힌·디-.

유아교육은 
"

독자죄, 통합적 개체로서 인간$] %·을 영위하면서 성장하고 발달하도록

조력하는 힝식적, 비형식적 교육과정의 총체"로 정의내러 짇 수 있다(이엉석 · 박재촨 ·

주]징중, 1985), 이를 바탕으로 유아교육을 曾날적. 통骨적, 보호 · 됴't육적, 언게적 관점에

서 정의내린다변, 
" 

유아교육이란, 유아의 언렁 또는 발일수준에 직힘-한 보육 및 교육

활동, 발딜' 잉억간의 통힙-적 교 육파정의 운영을 강조하면서. 초등학교 교육괴. 연계

적 . 일관적으로 교 육의 경힙을 군성하는 일런의 전 과정이다"로 할 수 있凍다.

이1·Iq-에 한국의 유아교육게에서는 유아교육을 과정지항적인 유아교육의 빙·힝·, 비형식

· 짐-재적인 교육과정兮을 가치있 다루이, 상호작용적 특성을 강조하고 있디-. 또한 발

달적으로 적호]-J히-머, 아동 중심적이고 하머, 비구조촤된 교 구 · 됴'<제릅 주로 쵤·용하며, 놉

이중심의 필·동을 강조하고 있다(이엉셕, 1997a).

3,2 새 통일 한국의 인간관, 엉 · 유아교육관

미래의 새 통일 한국의 인간관과 잉 · A-이-교육관은 정통성과 민족성에 근기句서 싣

정되어야 할 것이다. 과거 님-괴- 북으로 단되기 이전 우리는 한 민족의 정통성은 고수

하떤서 자성과 단일먼족성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분단의 아픕으로 우리 한민족은 앙

분되어 전히 다른 시·싱·을 지키受고, 이에 뭉일에 이易 것이다. 언구자는 새 통일 한국

이 추구혜야 할 인간상과 엉 · 7 아교육관을 노1'한의 것을 바탕으로, 혹은 4추한의 깃을

비-팅-으로 서로 반대측의 것을 영입히·는 시의 정M보디·는 두 나라가 분단되기 이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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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민족으로 있을 당시의 과거로 돌아가 그 시점에서 새로운 언간상 및 영 . 유아교육

관을 정립고자 한다, 물론 이러한 주장은 온전히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다. 과거

의 통일된 사상에서 출발하여 21세기 현실에 적합하게 신 인간상 및 신 영 · 유아교육

관을 정립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 접근방식으로 연구자는 다음과 같이 새 통일 한

국의 인간상과 영 · 유아교육관을 새롭게 제안하는 바이다.

과거 우리 한민족이 추구한 인간상은 유교, 불교, 도교의 영향과 건국 신화의 실천적

인본주의적 인간관, 화랑도의 인본주의적 인간관, 동학의 인본주의적 인간관에 의해 많

은 영향을 받景다(신용국, 1993 ; 문현상, 1996). 주지의 사실이지만, 우리나라 전통적

인간상은 인본주의적 인간관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먼저, 유교의 인간관은 그 근본 바탕이 인(t)에 있으며, 즉, 
"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다. 이는 자기 자신의 이기적 욕망을 억제하고 본성으로서의 예(1動를 회복하는 수양적

의미와 사람을 사랑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인(仁)은 인간생활의 최고의 가치규범으로

서 반드시 추구하고 지켜져야 할 덕목이며, 
'

인간의 도리'인 것이다. 이처럼, 유교의 인

간콴은 인간중심적인 인본주의적 인간관이며, 동시에 인간을 자연, 특히 하늘에 귀이케

하여 자연에의 순응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불교의 인간관은 그 근본 바탕이 자비

(慈悲)에 있으며, 인간 뿐만 아니라 지상의 모든 생명은 생명권과 존엄성이 동등하여

어느 생명이 다른 생명을 침해해서는 안되며, 지상의 모든 생명은 다 함께 존엄하고 가

치 있는 존재인 것이다. 이처럼, 불교의 인간관은 모든 인간은 블성(佛·院)을 갖고 있으

며, 누구나 수양정진하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평등주의적 인간관이다, 즉, 모든 인간은

서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가 사랑을 배풀고 또 평등한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도교의 인간관은 자연상태로의 인간을 추구하는 것이다. 즉, 인간이 만들

어 세속적인 학문을 버리고 자연상태로 들아가는 項이 도(道)와 무위(無爲)에 이르

는 것이며, 인간 본래의 소박한 근본으로서의 자연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도교에서의

절대적인 도(道)는 자연이요, 인간은 결국 도(道). 즉 자연에 따르는 項이다. 이처럼 도

교에서의 인간은 작위적이 아닌 인간을 이상으로 여긴다(신용국, 1993 ; 문현상, 1996).

이상의 세 가지 전통적 인간관을 정리하면, 인간중심의 인본주의, 평등주의, 그리고 자

연주의에 근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앞에서도 지적한 바 있듯이 한국 고유사상인 인본주의적 인간관에 대해 살펴보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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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신최-의 선 1적 인본주의적 인간관, 촤람도의 인본주의적 인간관, 동학의 인본주의적

인간괸.을 들 수 있다. 우리의 긴국신촤에서 損·아 骨 수 있는 인간괸은 홍 1인간을 실초1

하L )이다, 홍익인간의 이V]은 인간중심의 윈리, 테양을 숭배하는 빔-읍의 원리, 신공

후사(先公後私)의 원리 및 펑등의 원리가 骨호]·된 인간 존중의 사상인 것이다. 이는 우

리니-리-의 긴국이님일 반만 아니라 교육이넘으旦서 훙익인간의 이님은 오늘낳 우리 민

족의 정신적 기반이요, 윤리생실·의 근뵨이 되고 있다. 화랑도의 인본주의적 인간관은

- 8- · 불 · 신 삽Z't의 근본사상 위에 세속적인 윤리를 실친하는 현세적 존제로서의 인간

을 추구하며, 지위니- 띵예, 부니- 구1력 규정되는 인간이 아니라, 자언적 펑등의 인간을

깅-1히.고 있다. ·A, 본인으로서의 인간이 되는 것을 아름딥-게 어절고, 자연을 존중하머

인간과 힘-께 5인에 하어 겅긴한 마음기곡]읍 깆L 인간싱·을 깆'고 있있디.. 회.랑V는

-7-리 n]J% 고두-의 힌세중십적이2if 인긴·중심의 存익인긴· 시-싱-인 풍류시·兮괴- 외래시-싱'인

+- · 불 · 신 삼교기· - 된 VI족사상이머, 인간의 펑등파 존%]성, 그리]1 순빅히-고 후딕

힌 우리 민족의 51-H-힌 미이 실포1윤리의 덕찬F으<L 심-고 있디.. 이는 홍의연긴·의 싣친

2리이며, 진인21 - 으로서의 종합직이고 조 최·적인 인걱수양의 방법을 도입하었던 것이

다. 동학의 인- 주의적 인간관은 인내친 사상을 바탕으로 산고 있으미, 시.랍은 y구니-

'히.告의 
도 (道). A 친딕(天德)꽈 

'習-치벌 
수 3)도록 도 넉을 수런하변 군자가 될 수 있는

존제로써, 그러한 인간존제는 본질지A로 한울님과 다름叛는 존제라는 보있·다. 동학의

인내 l(A內天) 사상에는 인간지상주의와 연<l-펑骨주의가 담기지 있으며, 그 H본에 있

이서7::- t.리 1핀 의 고 A-시-싱-인 깅친애인(敬天愛2시과 홍익인간의 이넙이 있디.. 동학의

이러한 인간$9·은 모는 인간이 한울녑은 아니지만 한 님과 긷은 존재로 존경되었고, 인

간온 진내 존경의 대싱'으로서 모든 것은 인간을 본위로 섕]지'하는 인 주의적 인간관인

깃이다(신용치-, 1923 ; 문 )싱', 1996). 이싱'의 세 가지 한5f 고두-사상에 닙'긴 인간관을

정리叫먼, 1긴·존중시-싱·, 지인적 핑능주의, L'1%1 인긴·지싱주의 및 인긴-핑동午의기- 강

조되있음윽 일' 수 있다.

이제 연구자는 A-리니.라 고유의 진통사상에 도f긴 언간존중의 인간중심사상과 인간평

능시-싱'에 근거谷 인간괸·合 旦 M. 디·기Ju 미래시-최에서 S//히.-논 인긴兮各 정럽叫

고지· 한디·, 여기서 제시할 인긴·관은 미3]]의 세 통 ) 한1·r에서 추구헤야 曾 인간3·임을

려'히%L는 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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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순형(1993)이 미래사최의 특징별로 구분한 인간상 및 이를 실천할 수 있는

행동특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안정된 민주사회, 번영된 통일 국가의 경우를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사회에서

길러야 할 인간상은 
'

투철한 만주의식을 지닌 사람5이다. 투철한 민주의식을 지닌 사람

으로 육성하기 위해 우리가 북돋워야 할 행동특성은 자주 자립의 주인정신, 자신의 가

치와 능력에 대한 자신감, 공동체의석과 그 발전에 헌신하는 태도, 참여의식 둥이다.

둘째, 고도의 산업사회, 과학기술사회, 정보화사회의 경우이다. 이러한 사회에서 길러

야 할 인간상은 
' 

창조적인 능력을 지닌 사람'이다, 창조적인 능력을 지넌 사람으로 육

성하기 위해 우리가 북돋워야 할 행동특성은 멱래지향성, 과학적인 사고방식, 합리성과

독창성, 진취적인 개척정신, 성취지향성 등이다.

셋째, 풍요로운 복지사회의 경우를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사회에서 길러야 할 있간상

은 
' 

성숙한 도덕의식을 지닌 사람'이다. 성숙한 도덕의식을 지닌 사람으로 육성하기 위

해 우리가 북돋워야 할 행동특성은 정직하고 성실함, 투철한 책임의식과 직업윤리, 타

인에 대한 관용, 공익과 봉사, 사회정의에의 민감성, 검소한 소비생활 등이다.

넷째, 윤택한 살을 창조하는 문화사회의 경'우이다. 이러한 사회에서 길러야 할 인간

상은 
'

높은 심미적 안목을 지닌 사람'이다. 높은 심미적 안목을 지닌 사람으로 육성하

기 위해 우리가 북돋워야 管 행동특성은 자연과 예술 사랑, 정서적 안정성 등이다.

다섯째, 국저]화사회, 개방사회를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사회에서 길러야 할 인간상은

'

국제적인 안목을 지닌 사람, 주체적인 사람'이다. 국제적인 안목을 지넌 사람과 주체적

인 사람으로 육성하기 위해 우리가 북돋워야 할 행동특성은 국제적인 시야, 세계시민

의식-호혜 평등 협력, 자아정체감, 강한 만족문화의식과 투철한 역사의식 등이다.

여섯째, 지구촌, 국제경쟁사회를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사회에서 길러야 할 인간상은

t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7이다.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육성시키기 위

해 우리가 북돋워야 할 행동특성은 건전한 민족주의 의식, 상호존중감, 평화주의, 공생

사최 의식이다.

이상에서 연구자는 미래사회의 특징에 따른 인간상을 살펴보았다. 미래의 새 통일 한

국은 사실상, 이순형(1993)이 지적한 미래사최의 특징을 모두 포함하는 사회가 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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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CI-等다%S 우리는 앞에서 지리한 여싯 가지의 인간상이 장차 새 통일 한국에서 정로)

해야 
'惱· 

인간싱· 71을 시사받을 수 있을 것이다. /f-렇다, 이는 앞에서 연/자가 지적한

벼. 있는 우리나라 고유의 인간존중의 인간중심사상과 인간평동주의 사상의 인간관과

도 맥을 같이 한다고 하%%다. 이에 인구자는 오오]탁(199i)이 제시한 
' 

거국의 치·원에서

교육을 셍저하고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인간상을 친가하이 세 통일 한국에서 길러야힐

인간상으로 다음의 여뒤 가지를 지적하는 바이다. 투철한 민주의식을 지닌 사람, 창조

적인 능릭을 지닌 사람, 싱숙한 도덕의식읍 지닌 사람, 높은 심미지 안목을 지닌 사람,

s-제적인 인·목읍 지닌 사림', 주체적인 사람, 자유와 펑화를 사랑하는 사람, 거국적 치-핀

에서 교육을 섕1긱·하고 이를 살친하는 사림' 동이다.

디.읍으로, 언구자는 세 통일 한국의 영 · 유아교육완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엉셕(1997a)은 미래의 유아교육과정의 빙·향으로 어섯 가지를 지적한 바 있는데, 첫

쪄], 발·달에 적합한 -7이-교육과정, 骨찌], 기·치에 적합한 유아교육괴-징. A쩨, 개별회-에 적

호1-한 유아교육파징, 넷쩨, 타 촤에 적함한 유아교육과정, 다섯찌], 성에 적합한 유아교

A과정, 여섯쩨. 통합교육과정 등이다, 또한 그는 미래 유아교육이 추구헤야 할 방힝·을

제시句 은 비- 있다. A, 미레의 유아교육의 빙-헝·은 칫째, 보다 체게적으로 기-F셍촬습

관 교육을 강촤해야 할 것이다. 骨째. 창의적인 2육의 충실화를 이룩해이· 할 것이다.

-J쩨, 영· 아, 친제아 교육이 이平어·지야 할 것이다. 째, 유아 컴퓨터 교육을 실천가

능촤 시커이· 할 깃이다. 다섯째. 외국이 교육을 강최-히]야 할 것이다(이영석, 1997a,

IE7b),

이상·의 자료를 비-팅·으로, 그리고 앞서 제시한 새 통일 한국의 인간관을 바팅·으로, 인

구자는 미래의 새 통일 한국에서 지'향해야 할 엉 · 유아교육의 빙-향을 다음과 같이 설

정히-었디-.

칫 , 새 통일 한국의 인간싱페 도 달할 수 있도록 교육의 목표를 설정해이· 한다. 한

국가에서 츠}초1하고 있는 고t육의 궁극적오1 목적은 동일하다. 따라서 유이.교육에서도 새

통일 한국의 인간상을 단기적 수준에서 도달할 수 3)어이· 한다. 즉, 세 통일 한국의 인

간상 추구하기 위해 유아의 수준에 ·적'합한 교육의 구체적인 묵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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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다양한 유아교육과정이 제시되어야 한다. 새 통일 한국에서는 유아교육기관의

특성액 따라, 또한 유아교육기관에 다니고 있는 유아의 특서 등을 고려하어 각 기관에

적합한 유아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하겠다.

셋째, 연령에 딱른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유아교육이 계획되어져야 한다. 유아의 발달

적 측면 및 심리학적 측면을 고려해 보면 유아의 연령에 따라 달성되어야 할 발달과업

이 있다. 따라서 각 유아교육기관에서는 연령에 적합한, 그리고 교 육에 적합한 교 육목

표를 설정하여 연령별 교육과정을 구성해야 하겠다.

넷째, 유아의 능력, 특성에 맞는 개별화 교육을 실천해야 한다. 진정한 의미의 개별화

교육은 설毛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새 통일 한국에서 교 사 대 아동의 비

율을 적정 수준G:IO 내외)까지 낮출 수 있다면 전혀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다. 사실, 진

정한 유아교육은 유아가 헌재 가지고 있는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앞으로의 발전 가능한

유아의 모든 것을 발견해 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개별화 교육을 통해 아동의

창의적 사고 능력, 영재성, 기타 잠재적 능력을 발견 . 촉진 ·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다변하는 세계화 · 국제화 시대에서 요구하는 적합한 경험을 저]공해야 한다.

알반적으로 다가오는 미래를 위해 유아 수준에서 조기에 접해야 하는 많은 경험이 있

게 마련이다, 이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다문화 정보시대에 적응적인 사람, 문제해결력이

뛰어난 사람, 그러면서 동시에 인간의 가치를 존중하는 미래의 인간이 될 수 있도록 교

육함이 필요하다 하겠다.

4. 새 통알 한국의 영 · 유아교육체제 및 제도

식. I 남 · 북한의 영 · 유아교육체제 및 제도 비교

4.1.1 북한의 영 · 유아교육체제 및 제도

북한은 자칭 「교 의 나라」 라 칭하고 있다- 교육과 직접 관련된 헌법 조항은 제 43

조 - 제 49조, 제 73조 등 인데 이중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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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다양한 유아교육과정이 제시되어야 한다. 새 통일 한국에서는 유아교육기관의

특성액 따라, 또한 유아교육기관에 다니고 있는 유아의 특서 등을 고려하어 각 기관에

적합한 유아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하겠다.

셋째, 연령에 딱른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유아교육이 계획되어져야 한다. 유아의 발달

적 측면 및 심리학적 측면을 고려해 보면 유아의 연령에 따라 달성되어야 할 발달과업

이 있다. 따라서 각 유아교육기관에서는 연령에 적합한, 그리고 교 육에 적합한 교 육목

표를 설정하여 연령별 교육과정을 구성해야 하겠다.

넷째, 유아의 능력, 특성에 맞는 개별화 교육을 실천해야 한다. 진정한 의미의 개별화

교육은 설毛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새 통일 한국에서 교 사 대 아동의 비

율을 적정 수준G:IO 내외)까지 낮출 수 있다면 전혀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다. 사실, 진

정한 유아교육은 유아가 헌재 가지고 있는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앞으로의 발전 가능한

유아의 모든 것을 발견해 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개별화 교육을 통해 아동의

창의적 사고 능력, 영재성, 기타 잠재적 능력을 발견 . 촉진 ·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다변하는 세계화 · 국제화 시대에서 요구하는 적합한 경험을 저]공해야 한다.

알반적으로 다가오는 미래를 위해 유아 수준에서 조기에 접해야 하는 많은 경험이 있

게 마련이다, 이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다문화 정보시대에 적응적인 사람, 문제해결력이

뛰어난 사람, 그러면서 동시에 인간의 가치를 존중하는 미래의 인간이 될 수 있도록 교

육함이 필요하다 하겠다.

4. 새 통알 한국의 영 · 유아교육체제 및 제도

식. I 남 · 북한의 영 · 유아교육체제 및 제도 비교

4.1.1 북한의 영 · 유아교육체제 및 제도

북한은 자칭 「교 의 나라」 라 칭하고 있다- 교육과 직접 관련된 헌법 조항은 제 43

조 - 제 49조, 제 73조 등 인데 이중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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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기-는 1 닌 동인·의 학5%진 >무교d을 포함한 전빈-적 1 1닌제 의무교육은 힌대 과학

기숟 )$l'진 %-세와 시·최주의 <1,실의 헌실 요구에 맞게 W-f %·骨에서 Idl-진시킨디-.15

(제 45조)

"

국가는 At든 학AI둘을 무V로 공부시키머 대학과 전문학교 학생吾에게는 장학급을

준다,"(제 47조)

"

骨민은 ]I<斗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신진적인 교육제도외. 국가의 인민적

인, il(육 시책에 의하어 보장된다."(제 73조)

상기 소개된 힌11A 중심으로, - 한은 담장의 AI산 노 동에 임할 수 있는 특수 기술

<]l,육에 주력하]I 있디·. 북한에서 가장 자랑삼고 있는 교A제도는 1 1 넌제 의]]<3)(육제도

인데, 이는 만 5세-- 민- 16세의 모든 새 세내들에게 무료로 학교 진 교육과 초등교A 및

중등교육을 신시하는 교육제도이다,

연VI組 의무교육의 실시 
'弔테暑 

긴·%져 소개하1;[l 다읍의4표4-l%과 갇다.

이제 인구자는 북한의 A]힉- l 교육-제도에 관해 구체적으로 살피보고자 한다.

북한의 학교고1.Ad게는 2 (A-치운0-4(인민학교0 . 이고등중학교)-4(대학)으旦 운엉되

57- 있-C-미, 유치윈 1 년, 인VI학교 4 <l, 고 兮중학교 6닌의 1 1년간 Y상의무교육 체게로

이루어지 있다, 이에 북한의 어린이는 만 5세부터 노 동할 니-이에 이르기까지 1 1년 동안

-:·
< 가의 헤택y-로 T싱·교육울 반고 있는 깃이디-.

5L4-i% 인도1선 의무교육 신시 형데

연 도 ] 딩-과 정무에서 3한 조치
f

1956 l ‥l
,

반 <V의&L%.- 실시
1958 1 진,빈·적 증2의무-%A제 실시
1961 7)반적 9년제 기合의무-i·<A- 실시(1961, 9, 1)

1967 ] 
·1반시 9년제 기술의 [f-;](- - 부y.려 :

'] 
신시(l%7, 4. l )

囚72 1 전,121-직 10<1제 ]1 중의무]itA제 실시(fr72. 9. l )

l (펑잉·시 대W문 인E-학2가 효시)

1 - 인삔학57 4넌, 14등중학교 6닌

l ms제 31-중의무5·1육 · 20% 
· 

라
IW3 I T년제 중의무71육 · 60% 망라
1974 l 만 5산이 되는 이린이들이 ] 제 의EdiE육에 10% ·g·라

l 101d제 고 중의무교육 · 91% 망라
1975 l 7:l<;f의 1- 1 지억에서 1 1 년제 의무3R%에로 왼·전히 님어깁·

출치 : 이/%리'(1卽7). Ail-d-시·회힉- 신강. 서- - : 성;.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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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원화된 · 취학전 교 육

북한의 쥐학전 교 육은 탁아소와 유치원 제도로 운영되고 었으며, 탁아소와 유치원은

각각 연령으로 구분되며. 이 두 기관은 「어린이 보육 교양법」 이라는 단일 법규에 의해

운영된다,

L
37 48개월 (유 원 준 반)

L 높은반%원의 의무화3

L 월유치원 (매월 한번씩 데려감)

2) 취학전 교육의 담당부서

북한의 취학전 교 육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다음의 {표4-2>와 같다,

K표4-2% 취학전 교육의 담당부서

기 관 l 담 당 부 서

. , . l (중앙) 且통·육부 유 학· 王국
T「 ' 1 e

l (지밤) . 시 . 군 見 육부서

. . , Ak l (冊) 替 利 ·
' '

L

l (지방) 도 · 시 . 군 보건부서

농 부吾 i (骨앙> 농

출처 [ 최민수(1998). 북한유아교육론. 서울 : 문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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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와 사회단체의 재정적 지원

북한의 탁아소와 유치원에 데한 제정적 지원은 1 어린이 보육교양뱁J 제12조에 1꿩시

된대로 
" 

제일 爭은 깃을 어린이들에게"라는 원칙에 띠.라 우신으로 지원하고 있다.

4표4-3% 취학전 교육의 제정자원

출치 : 최민수(10Q8). 북한 - 아5t(육론, 서合 ; )5읍사.

4) 취학전 교 욱·제도의 발전파징

북한의 취학진 고(육제도의 법제촤 과정을 틱·아소와 A 치윈을 대조하여 비교 . 제시하

면 다읍의 4표4-4%외. 같다.

침-고적으로 1976닌 이후 북한에서는 취학진 교육의 양적 박대가 완료되었고, 1980넌

대 들이서는 권히인 힝·상·을 도모하였으니-, 1995닌의 대혼수로 싱·딩·부분 파피되거]니. 손

실을 71은 것으로 일'러臧다. 4표4-P 중 중요 사항에 대해 구체직으로 살피Ji먼 다음과

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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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표4-4% 북한의 탁아소 및 유치원 제도의 발전 과정

1947. 6. 13 l 急 탁아 규 l
l(且건국 5호 탁아 규 ) l

,9,,, ,. ,, ! l........,,.......
i l見육 1제)-취학전 旦육 중

‥‥, ·, ‥ l l.,,.....,....x,,,,,,
l l·유 원 사 을 개선할 하 

·

)

,,,,. ,. ,, l .相, .. 
, 

.... .. ..,(..

l l과 의 유 원 及육 수%

,,,,. ,, , l !.,,../,,..,.....2,
l 1호)

··……
······ ·· ···……

1959. 3. 2 i 1判且 M각 18玄 
· 

학

l 1생들의 수업료를 전반적으로 폐지할데

l 1幸]])d')
1959. 4. l l 상 B 사 )

,,,,. .. ,, !.....2,, l
l(且건 제21호 탁아 규% l

,,,,. ,. 2, l l.·,.判.114,.利.係
l l A(且통夏육 26호 

· 

유치원 관

l 1한규정·)
‥‥. ·. · l l.喉......,,.......

l l夏육체 . (당중앙 원회 p 4차 회

[ i 서 
· 

전반 10년제 중 무夏육을

l l 할 []]한 결1· 채 )

,…. .. · l l.,,,.,.桂,........
l l(·전반 10년제 중의무五육과 1년제

l l학五 전 旦 육을 실시할데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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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탁아소

0 1959넌 4 월 17 일 
' 보4성宅 제21호 틔·아소 v-칙' 개정

- 단주의 이님 교육을 혀-정함으로써 집단)W촬을 깅-조

주요내용 :

co 딕'이·소는 /%후 1개월로부터 반 3세의 유아를 양육한다.

(스) 거- 7-아반의 수는 17- 18멍으로 한다.

Ct 간호원 · 보 - 원 · 보조원은 메 학급에 긱· IIA씩 치한다,

3 닉'이·소의 시설-v·JIt외· 커원의 정원은 일정한 기준애 띠-른다.

(2) 유치원

C3 1956노1 2월 21 일, 4 년 과정의 유치원 교육체계 수립

. . 

· 49과정 유치원 교-H-체게로 운엉(3-.-6세) r. 초급반 2넌

l 중급반 1년

L )1 급반 1닌

- 3세부터 인];Il'이·교 입학전 6세끼·지의 어린이들에게 잡단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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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전 교 양요강'에 의거 - 교 양교육 : 당과 수령께 충싣

조국과 인민을 열렬허 사랑하는 정신으

로 고 양

학교입학 준비 교육 : 우리말, 셈하기, 도화 · 공작, 창가, 율

동, 체조, 견학 및 산보, 갹종 놀이 등

을 통해 자연과 사회에 대한 초보적

지식, 기능의 숙런

- 북한 유치원의 교육내용은 학교준비교육의 개념에서 출발

0 f961년 6월 26일, ' 

유치원에 관한 규정' 개정(유치원의 성격과 사명 명시)

(제1조) 유치원은 취학전 어린이에게 공산주의 교 양을 조선노동당의 정책교양, 혁명

전통교양과 결부시켜 점차 학교교육을 성과적으로 받을 수 있는 준비를 갖춘 교양기

관이라 규정한다.

(제4조) 유치원의 교양사업을 보통 교 육성에서 제정한 유치원 교 양요강에 의하여 진

행한다.

(제5조) 한 교 양반의 어린이의 수는 30명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 교 양반은 성별에 관계없이 연령에 따라 조직한다. 초급반 3-5 세 미만, 중급

반 5-6세 미만, 고급반 6세-인민학교 입학전 까지로 각각 구분하고 있다. 동일한

연령의 어란이 수가 한 개 반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에는 복식반을 구성한다.

(제7조) 유치원은 통학거리에 따라 그에 분원을 조 직힐' 수 있다.

(제8조) 유치원에서의 어린이의 체류시간은 부인들의 노 동시간에 적응하게 제정한다.

(제9조) 유치원에서의 어린이들의 졸업은 인민학교 신년도 개학 10일 전에 진행하고

입학은 인민학교 개요일과 동일하게 한다.

0 1972년 7 월 1일, 2년 과정의 유치원 교 육체계 수립

주요결정내용

J) 유치원 1년간(만 5세) 학교전 의무교육을 실시한다.

恭 5년제 중학과 2년제 고 둥학교를 통합하여 6년제 고등중학교로 개편한다.

卷 3-4넌제 고등기술학교를 3년제 고둥 기술 전문학교로 개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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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 대학 인뮨게 4 닌, 이>21) 5-5년제, 교 毛데학 2닌제로 한다,

ca 인민학교 31학 연렁은 td- 6세로 1 년 인하한다

L 내/ ,
· 

김일싱 원수님 어린 시절 이야기·.
'

공산주의 도덕', 
' 

우리%갈', 
' 

셈세

기', 
'

노 래'. 
' 도화공작'

[ ) 1991넌 
' 

정일$사단' 칭-설

-· 교양사 ]오로써, 새세대의 마읍속에 7J정일에 대한 홈모의 정을 심게 함으로써

-8-지오1 서 배우는 정치사상 교 잉· 1제는 물易 . 원리발, All세기 등 데부분의 교

과목에서 K->정일에 대한 내 - 을 -19적요로 수록해 놓고 있다.

5) 탁아소 및 유치원의 운엉

(1) 박아소

/3 (긴닉·아소 
: 7 시 - 7:iO까지 ·운영

[. . 
밤에논 어6 를 曾보는 전답 보육원 且호

C2 키 l : 윈장, 보육원, 간호윈, 서기, 최게, 요리사 및 세딕·인

. 원징· r 행정71Y(7시 30분--7시 30분)

i- l % y }1한 2 간 - d- - 보냅

l , 4$리 방·A]을 따 L )3J - ·1·%가吾 · 가 돕‥

l 문 를 $ d 야 한다는 11 % 3i

l , 들 - s-·/ ‥ Q-k사항을 해힐 수 있음

L At든 >y>l 정 1,CAd 을 
-

.

,

· 보육원 r 원징'의 일을 도-$
l

> 아동을 5-,(육하 t BlL호하는 %1骨

l.- 중을 1 퍼 사 - %1·분촤를 항상
L

% 2 시긴. 정 J,<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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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1일 3시간씩 及육에 참

L 가끔 사와 간호원을 五함한 且 들 하는

실습에 참가

(2) 유치원

C 일 유치원의 일과운영 : 오전 6시 30분-4시 30분

0 준비물 - · 낮은반 : 공부가 주가 아니므로 준비물이 별로 없다.

· 높은반 : 35cm)t20cms5cm 규격의 학습장 3권

펼통, 연필, 지우개, 색종이 두 묶음. 가위, 타올수건, 치약, 칫

솔 등

0 8월 30일까지 입학식을 끝내고, 9월 1일부터 새학기가 시작된다.

0 유치원은 탁아소에 비하여 훨쎈 규칙적이다.

C 수업시간은 교수안에 따라 진행되며, 1주일에 12시간(1일 2시간, 6일간 수업 운영

한다.

다양한 교과목을 계획에 따라 번갈아 수업한다.

C 높은반의 주요 과목은 교 과서로 배운다.

G 3시 30분부터 30분간, 교양毛에게 자유시간이 주어지며, 이때 교 양원은 매일 계획

을 세워 교양수업을 하게 된다,

412 남한의 영 · 유아교육체제 및 제도

1998년 현재 남한의 유아교육은 유치원과 보육시설로 이원화 되어 있다, 이원화되어

있는 남한의 유아교육의 관계 법규는 
「초 . 중등교육법」 과 「영유아보육법」 으로서

「主 . 중등교육법」 은 유치원에 관한 법이요, 「영유아보육법」 은 보육시설에 관한 법

이다.

「초 . 중등교육법」 제 35조, 제36조, 제37조는 유치원의 목적, 입학 연령, 무상교육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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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뱁조항이디-. 이를 소개하번 디·음과 같다.

제 35조 (복적) - 8-치원은 유이-暑 51'tA하고 . H-이.에게 일·밋·은 교육환경을 제1하이 심신

의 조촤로운 빌'달을 조장하는 겻읍 목직$-로 한다.

제 36조(입학3령) 유치윈에 입학한 수 있는 자는 만 3세부티 2兮하교 취학전까지의

-8-아로 한디-.

37조(무상교육) (1) 身,능학교 취힉'직진 1 년의 · 7치원 고t육은 무상으로 하되, 대통

령령이 징히.는 비-01] 의하이 순차적F로 실시한다-

2) 3 (가 1길 지빙-·지.치딘-체는 제1항의 Ii」L정에 의한 -8-치윈 lit육을 빌·고지- 하는 -8-

이-를 취71시키 기 위하여 펄요한 -1치웃1을 설보] · 경엉하여 · 야 한다.

l 엉T-아보A법J 은 총 6장, 32게조로 V-정피어 있으머, l'초 . 중등교육%.) 의 유치원

규정과 비]l'(해서 간단히 소 하1견 다음과 집-디-.

제 1조 (목직) 이 hM-F 보호·지-가 1…동 또는 질병 기타 시·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리

운 엉아 및 - 8-아를 심신의 )IL%와 T)진한 교육음 통하여 건강한 사최성원으.로 A

성71-과 아合러 보호자의 경제직, 사최적 횔·동을 %]활하게 하이 가정복지증·진에 기

이힘·을 복리7-로 한다.

·XI] 16조(보육시싣의 입소대상) 보육시설의 R]소 싱·s 엉-T이.릅 우1 으로 한다. 다빤

보·긴북지부장관, 시 · 도 지사 e 시 · 군주논 제 4조 제 1힝페 의한 중잉·보육위쑤]

최 fE는 지1-M'보육위윈최의 의<l-s- 거치 8]소대상 >링을 12세까지 인장힐· 수 있

니

제 21조 (비정-의 부담) 잉 아의 보육에 %1요한 비A-은 보호자가 부딤-하는 것을 원

t-旦 한디-. 디만, 셍r보%141 의한 샘풩잽ti내싱-지.% )i<<신-%F지부렁이 징히소< 저

소 총 지·니의 보 A-애 필요한 비-f-F 국가 fL는 지)·s·자치단체가 그 진부 7는 일

부.趾 부남-히·어이· 
'힌·디-.

제 21조의2(무-싱')i-d- 특례) ( 제 21조의 i(-징에 불3(하고 초둥학교 취학직전 [닌의

F이·에 내한 1,l-육은 무상P-로 하시, 대통딜딜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助 제 1형·의 무兮보A 수]시에 드는 비용은 데통령링이 정히.는 바에 의히-여 
-g-가

및 지1·M·자치딘-체가 이를 부님- 正는 보조하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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卽 제 7조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무상보육을 받고자 하는 유아를 보육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보육시섣을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이상의 「초 · 중등교육법」 과 「영유아보육법」 에서 알 수 있듯이 1998년을 기접으

로 취학전 1년 만 5세아에게 무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제촤되었다. 이는 의무교

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의무교육에 완련된 사항은 「교 육기본법. 제8조에 명시되

어 있다. 이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제 8조 (의무교육) m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 및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다만,

3년의 중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의 실시는 국가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倦 모든 국민은 제 1항의 규정에 의

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제, 연구자는 남한의 유아교육제도에 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남한의 학교교육체계는 6(초등학교)-3(중학교)-3(고등학교)-4(대학교)로 운영되고 있으

며, 유치원과 보육시설에 의한 유아교육기관은 기본학제화 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앞에서도 지적된 바 있듯이. 단지 취학전 t년 만 5세아를 위해 무상교육만 실시하는 것

으로 법제화되어 있을 뿐이다.

1) 유아교육체계의 이원화 : 유치원과 보육시셜

남한의 유아교육체계는 교육부 관할의 
'

유치원'과 보건복지부 관할의 
'

보육시설'로

이루어져 있吟. 본 고 에서는 제 6차 유치원 교육과정(1998)과 보육사업지침서(1997,

1998)를 토대로 유치원과 보육시설에 관한 사항을 간략히 제시하고자 한다.

· 보 육시설(0세-만 12세) r 2세 미만

L 2세

L 3 상

L 취학아동(방과후 아동且육)

L 장애아동(전담시셜 운 혹은 통합반 운 )



266

Irn 5All반(이반)

C잇.A,

2) 유치윈 및 보A시절의 답당부서

념한의 7-이.교-H-을 y]·딩·하고 있는 관런 부서는 다읍의 K표5-IS과 같다.

4표5-l% 7-치요1 및 보육시신의 닸당부서

3) 체정적 지원

님-한의 유아교v-기긴은 설립주체 띠·라 재정려 지원 형태기- 건정된디·. T-치원의 국

. 공71 - 7치원 및 r$실유치오1은. 국가 1숫 지방의 정 지원을 1괸'으니· 시·럽A-치원은 자

체직으로 재정7세룰 해경하게 되어 있다. 반민 보육시실의 깅-(, 국 · 공립 )i(육시실은

j-고 보조 및 지1-0·비 보조를 t/l-으머 민간 보육시선도 ·부분적인 운엉지원을 g가 및 지

l·v-괸·게 서에서 217빌게 되이 9)다. C:l- 러나 민간)fL육시실의 깅우 내부분이 자체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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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의 어려움을 안고 있으며, 직장보육시설 및 가정보육시설도 자체적으로 재정문제

를 해결하게 되어 있다. 참고적으로 보육시설의 경우 국고 보조 및 지방비 보조를 받는

항목을 소개하면 다음의 <표5-2%와 같다

{표5-2% 보육시설의 국고 보조 및 지방비 보조 항목

출처 : 보건복지부(1997). 보육사업지침. 서울 : 보건복지부.

4> 유아교육 정책의 발전 과정

남한의 유아교육 변毛에 따른 법제화 과정을 1922년 이래로 유치원과 보육시설로 구

분하여 비교 · 제시하면 다음의 <표5-3%과 같다.

4표5-3%중 보육시설의 주요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0 1996년 1월 16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

- 보육시설 규모조정

· 민간보육시섣 : 상시 영유아 16인이상-2t인이상

· 가정보육시설 : 상시 영유아 15인이하-20인이하

- 종사자 기준중 의사(촉탁), 사무원, 관리인 자율화

- 보육시설 설치 신청서류 간소화(사업계획서 등 4 종 폐지>

- 종전의 시 · 군 · 구별 보육료 고시제를 폐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용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보육료 자율화

- 보육교사 교 육훈련제도 강화

. 2급에서 1급 승진시, 보수교육(40시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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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3'1(사 교육원에 부설보육시선 섣치 의무하 농

4.2 새 통일 한국의 영 · 유아 교육체제 및 제도

지급까지 본 고 에서는 남 . 북한 영 . 
-7이-교육체제 및 제도에 관해 살피보았디·. 이를

비교(히-어 긴A히 소개히.1긴 님-힌/ 닉- 
'l.의 

힉-vIt LL는 잉· 체제의 시최적인 성격괴- 1)

도의 l 
-)·친과정윽 

거치서 발전하였기 때분에 독자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머, 서로 니-

롬대로의 A-시-점과 상이점合 가지고 있다k 것이다(최영표 · 한만길 · 혼엉란, 1993).

민져 학제의 기본구조를 보9, 남한은 6-3-3-4제骨 채제하고 있는네 비해. 북한은

2-4-b-4 를 체덱히.고 있어서, 초동학교 단 에서 -R-한은 71'한보다 2 년 習1'은 기간으로

구싱되어 있다는 것이디.rn 이것이 학11't제도싱· 가장 기본적인 차이라고 省· 수 있다. 디·음

으로 중동 교 딘.개는 남 . 북한이 공兮적으로 전기와 후기로 구분하고 있는대 남한은

%1기 3닌, 후기 3년으로 구분하는데 비해서 북.한은 전기 4년, 후기 2년으로 구분li

있니.는 것이디.. 또 한 남힌.各 전기외. 후기의 구분이 진로를 결정히-는데 있어서 중IL힌-

의미巷 깆- 1 있지1%·j., 斗힌 · )기외. 후기의 / 
- 이 중]오힌 의미를 깆'지 鶴'A<-디·.

4표m5-3$ 님·-한의 -8 이-교우-정세 빌'진 괴-정

연 V ] 보육 설 l T- 윈
- . - --( ---i

1922. 2. 26 1 l ·'유깨 ·d.%l, 공Y

] l (조신 총&f부렁 제11호)

,,,,, ,,, ,, i j..It,A<t,..械,·l.·,.純,.
i l %'- 담딩'(군정 11B령 제64호)

,,.,, ,,, ,, l i.-.,或.,·1,.<·,.,,.<·,,7,,,-·1, ·
1,

l ; 
·단 

졔11S호)

l ( (4세-취학진, 이-동, 수H]넌.한 ]닌 이싱'

l 1 유아교육 심시)

,,,.. ,. ,, l Ix],,....>,,,),,,,,..,,
l 1 핀 - 6,26전샘으로 신'M 못함)

,,,, l , ...但-恨, ·, .. 刊..,q., l,..,料.,rn.·1,.,..,,..,-,.Y,,,
1 

' " 制

1認;,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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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 6. 9 ) 1유아見육진홍
l l (대통령렁 제111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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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l , .....-8,, .·,., A,, . %,. l
l <내통렁렁 제13444호) l

…,. ·, · i,....訣,,,..·rT,,...·.A,l
l (보조1사최부宅 제876호) l

,,,,. ,, ,, l,..........A,·d.,,,t,, l
,,,,. ,,. ,, l l ·,.伸,,,.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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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五 l 且육 설 l 유치원

1992, 3. 22 i 1유아교육진훙법 시행령 개정

l l (대통령령 재13601호)

1992, 9. 30 l l ] 5村墻 料利()]IE

l l (교육부 고시 제2992-15호)

,,9,. ,,, ,. ! ·普巷例 智%, y]rt l
. l (뵤건사회부령 제895호) l

,,,,. ,,, , l ·普巷判 相, y]丙 l
l (대통령령 제14rn 호�) l

,99.. ,. ,, l ·普..判 判.%. 7,t l
l (보건사회부령 제924호)

,,9.. ,.. 2, l %科.判 相. 利 l
( (대통령령 제t4446호) l

,9,,. ,, ,, l ·普巷句 例, y]丙 l
1爾私盾習 .卷 嗚, !

,996. I. , ·普巷判 智%, 7]Ii l
l (보건복지부령 제16호) l

,99,, ,, ,, l · 判.判 朝, ,1丙 l
l (대통렬령 제14920호) l

,,·,, ,,. ,, ! 
· 

l ‥‥*W· 巷·引 ‥‥

l l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 유아의 무상교

l l 육 실시 법적근거 마련)

,,9,. ,,12, l ·普拳앳 利 l
! (초등학교 취학직전 2년 유아의 무상보 1
t육실시 법적근거 마련) l

,9,,, 6. ,, l l ] 6까利 料巷利)

출처 ; 교육부(1398). 유치원 교육과정. 서울;교육부.

보건복지부(1997). 보육사업지칩. 서울: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1998). 보육사업지침. 서울:보건복지부.

이영석(1927a). 유아교육론. 서울;형설출판사,

임재택(1995). 현대유아교육과정, 서울!양서원,

특히, 취학전 교 육에 있어서. 남한은 1980 년에 조 기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강조

된 반면에 북한은 여성노동력의 활용, 아동에 대한 사회주의 교 양의 펄요성으로 인하여

전쟁 후 복구시기때 부터 일찍이 강조되었다. 취학전 교육에 대한 국가의 기본 정책을

살펴보면, 남한은 원칙적으로 개인의 선택과 자유의사를 중시하지만, 북한은 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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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지원 아헤 P-영되고 있디-. 1추한은 l&l직으로 취학진 교육을 3기-외- 사최 부담으

로 骨 깃을 규정하고 있으이, 기학전 1 년의 교육을 i l 년 의무교육 언한 5에 포힘-시키

고 있기 뻬문애 국가의 계히적인 지도 지윈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이 의무교육

을 7시히.는 이무-는 사회주의 교육제도의 븍성을 반잉하는 것이다, 또한 조기에 사상교

잉·을 깅-최-叫려-F 정치시4 고1(육A 의)L기 빈·잉된 깃이디·.

이제 연/지.는· 니·름내로 세 통인 한1·l-에서 추d해야 할 엉 · t-이.교육체 및 제도에

괸·해 
' 

예건적 안'을 제·시하]1자 한다- 연구자가 
' 

새 통일 한국의 교육뱅·향'에서 제시한

비- 있듯이 교육개혁초]의최가 제인-한 히-제 즉, 幼-5-3-4-4제를 미래의 새 통일 한국에서

실초171- 수 있다/ri 본다. 언구지·가 주장하고 싶은 깃은 71학전 1넌(만 5세아)-중통교육

수/끼지는 5 (기-수준에서 의J>Llo·1%A-회. 해이· 헌디-1< 것이디·, 幼-5-3-4-4제 이든지 幼

- 6-3-3-4제 이든지 긴-에 최소한 骨학교(헌재 닙-한의 학제에 2거)까지는 의T{LJIL싱-3)'1육을

실시해야 힌·디.고 징·하는 비.이디-. j 곡3으로써 취학리전 1년이 기간학제에 포함되어야

'l·다.

연3(자는 취학키전 l 넌을 기간학제에 $함시포]을 전제하여 새 통일 한국의 유아기

교육·제도에 관해 구체직인 설계를 하고자 한다. 민저 연구자는 북한의 취학진 교육파

님-한의 취학전 교육을 3거로 다음과 같은 우1칙을 설정하는 바이다.

칫쩨, 새 통일 한1·]-의 유이.교A-은 잎71화 체제를 획·립해이· 한다.

偶-쩨, 새 통일 한국의 유아교육은 취힉·진 1 년이 기긴·학제% 되어야 한다.

5쩨, 새 통일 한국의 A-아교육은 취학전 1 년111· 의무무상교육촤 되어이· 한다,

9쩨, 세 통일 한 
'

·:·의 유아7·'(-R-은 제정부딥페 있이 징부 주도의 국가 및 지방 부닙-,

t /1간인 7도의 자체 부담 등 제도가 디-잉·촤되어야 한다,

니.섯패, 새 통오/ 한<f의 - 8-이·11't%-은 <·r기- A 위 고시-에 의힌 됴'a의 신被3dd·제도0it

육공무원촤)를 도입하이야 한다.

여섯쩨, 세 인 한국의 유아V육은 핑등V,육을 지항하머, 수헤자의 선택읍 최우선시

해야 한다.

1구지.는 이싱'의 윈칙을 바딩·s-로 다가오는 세 통일 한<'+의 - 1아11't 4제 및 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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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그림5-1%과 같이 제안하는 바이다.

4그림 5-1%의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령 기준에 따른 역할 분담 체계로 운영한다, 즉, o-만 3세 까지는 보건복지

부에서 관장하는 보육시설 체계로 운영하고, 만 4-5 세 까지는 교 육부 주관의 유치원

체계로 운영한다(이영석, 1995b)

<그림5-1% 새 통일 한국의 유아교육체계 구조

둘째, 0-만 3세 교육은 연령 수준에 적합한 보육위주의 교 육기능을 전담하고, 만 4

- 5세 교 육은 연령에 적합한 교육위주의 보육기능을 전담 한다.

셋째, 0-만 3세의 교육은 현행 남한의 보육서설 체계를 그대로 적용한다. 단, 국 · 공

립 보육시설의 교사는 국가고시를 통해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로써 국가고시

에 합격한 자는 교 육공무원으로서의 권한을 부여받는다.

넷째, 만 4-5세의 교육은 유치원에서 관장하는데, 특히 만 5세는 의무무상교육 대상

자이므로 많은 부분을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일단 국 · 공릴 병설 유치원을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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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骨학1'<내에 부설촤시킨다. 이때 병셜 유치윈은 성상 만 5세반만 운영하는 젓을 권

장한다. 다음 시·립유치원을 법인회.해야 한다. 원장의 신택에 따라 법인촤하지 않을 경

우는 민· 5세의 무상의무교육 실시에 무리가 따르旦로 이 겅우 만 4세아 전담兮치원으

로 규정하어 만 4세아만 교육한다. 만일 사립유치원을 법인화하게 되먼 이 경우는 만 4

세반과 만 5 세반올 운영할 수 있다. 이때 국가 서는 법인촤된 사립유치원의 만 5세아

무싱-의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치원에 국가 보조금을 지불해야 한다. 즉, 만 5세

담임 교사 인건비, IiI제 · 교 7비, 시설 개 · 보수비를 비롯한 시설보강사업비 등 만 5세

아 교육에 합당한 보조금 항목음 책정하어 빕인촤된 사립유치원에 국가 보조금을 지불

현디·.

끈으로, a p · 공림 벙실유치원과 국 · 공7] 보육시설의 교사는 국기-고시 합격한 교

사에 한한다. 유치71 및 보육시설의 국가고시제도는 교사들의 질 향상은 물론 사기진작

에 일익을 담당할 깃이고, 이로써 유아고(육의 질적 향상 및 촬성화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5. 새 통일 한국의 영 · 유01-교육과정

5. 1 남 · 북한의 영 · 유아교육과정 비교

5.1.1 북한의 영 · 유아교육파정

북한의 취희·전 교육은 유치원 교육과 탁아소 교육으로 구분되어진다. 연구자는 북한

의 취학전 유치원 교육과정을 민저 다루고, 1 다읍으로 탁아소의 교육과정을 다루고자

한디·. 북한의 엉 · 유아 교육파정을 다룸에 있이 조사된 자료를 중4]으로 인구지.가 핀켭

하어 제시한 것입을 밝허두는 바이다.

1) 북한의 취학진 유치원 교 육과정

-A헌의 유치원 교육에서 추구하는 인간싱은 지.平적인 시-람, d깅한 시.람, 창의적인

사림', 도 더히인 사랍이미, 궁극리으로는 공산주의저 헉띵가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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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학전 유치원 교 육과정의 편제

북한의 취학전 유치원 교육과정 편제는 다음의 4표 5-1%과 같다.

(2) 취학전 유치원 교육과정의 교수목표

북한의 유치원 교 육과정에 반영된 교수목표는 국가에서 추구하는 인간상, 유아기의

발달적 특성, 학문적 세계,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설정된 것으로서, 공산주의 혁명 인

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정치사상 교양을 가장 우선적으로 강조하며, 그 다음으로 각 교

과목에 대한 교육을 다루고 있다(최민수, 1996a ; 최민수, 1998).

4표5-1% 북한의 유치원 교육과정 편제 및 비율(1996년 현재 추정자료)

출처 C 최민수(199S). 북한-R-아교육른. 서울: 문음사,

최민수(1996b). 북한의 유치원 교육내용에 관한 연구. 열련유아교육학회지, 제1권, 제1호.

203-228.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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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정지사상 5/ 앙의 교7꼭-표

칫새, y.1일성의 엉 성과 비뱁한 예지, 고 매한 이성, 볼骨의 의지를 따라 배우도록

하는 깃

둘찌), 김정일의 비범한 에지, 고매한 덕성, 볼曾의 의지를 따라 배우도록 하는 것

C3 지적 S'J육의 교수목-{L

첫찌], 어린이든에 헉rs적 학2테도를 씩· 의워주는 깃

骨찌], 어린이들의 지적 농럭을 발전시커 학교교육을 반읍 수 있는 기초를 카아주

는 깃

, 우리밀· : 어취의 뜻을 정확히 가르치는 깃

3000 단어를 초유하V록 하는 것(유치원 높은반)

뎃 , A]세기 : 수외- >·!j법에 뎨한 초보 지식을 주는 것

잉·파 공간, 시간, 기하도힝의 이름, 수에 대한 표싱· 능릭을 기르

는 것

C3 정서 )I'c육의 교수목표

칫 , 어린이들의 문화적 소양을 높이고, 힉IA적 닉-관주의외. 문회.성을 높어주는 것

骨 ,
노 리1외- 춤 : 힉떡허 노래를 정확히 부르고 가사를 7-칭·하게 음·:는 깃

초보>인 익-기가 내는 소리를 A!11緩하는 음악적 칭각V럭을 체

게적으로 키우는 짓

0 체육]V육의 j](수-%표

첫쩨, 신체를 조화苟 게 발 
·1시키는 

짓

-計쎄. 인내성, 지구력, 욍-성한 정릭과 페기블 조1러줍으로써 기본적인 운동 농력을

힝성시키는 깃

AZ째. 신체보호.외- 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위)%1문촤적 숙런과 습성을 배9하는 것

A-한의 취학전 A-치우1 교 
- 괴.정의 )s'(수목표는 A'(괴.목이 1(엇이든 핀게없이 정치시·싱'

교 잉·을 최우신으로 하고, /l 다음으로 
·해딩· 

과복%] 3'l(수목표를 제시하는 이 특징이

미, 정해진 목표점에 반드시 도딜·해이·만 히,는 긴과 지힝·적 목표를 진술하고 있다. 그밖

에 J>l-한의 y.치)[A /,,tA.애서는 이 1이블. W헤 [o<수목IL가 딜성되었는지를. 뢰-인한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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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교 양원은 주입식으로 가르치더라도 어린이가 꼭 알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처럼 북

한의 교육은 교육의 경험과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요시하는 결과 지향적 목표를 표방하

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며, 이는 행동주의 이론의 영향이라 하戚다.

(3) 교 육내용

C 정치사상교양

정치사상교양은 김일성을 우상화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북한 취학전 교 육에서

는 도덕적 덕목을 주입하기 위하여 김일성 · 김정일 부자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교수내용으로 삼고 있다(표5-2 참조>.

0 지적교육

북한 취학전 교육에서는 혁명사상교양과 도덕교양 다음으로 지적교육을 강조한

다. 지적교육에서는 김일성과 길정일의 혁명 학습기풍을 따라 배워 학습에 대한

흥미와 사랑, 학습의욕, 그리고 의지력 등을 키워 주어 혁명적 학습태도와 학습에

대한 혁명적 관점을 갖도록 함을 강조한다(표5-3 참조).
]

K표5-2% 정치사상교양의 내용구성(높은반의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원수님 어린 시절t)

정치사상夏양의 항목 l 내 용

영특성과 비범한

예지에 대한 찬양 l 존경과 흠모 1

탄생과 혁명 l 혁명적 가정배경

가 신화

l 모친의 가르침

'雷

l 효도

의지 l 원쑤와 맞서 싸우기

출처 : 최민수(1998). 북한유아교육론. 서울[ 문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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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수(1996). 복한의 유치원 교육내용에 관한 인구, 일린유이.교 A회지, 제1권, 제1

1. 203-228.

4표5-3> 지적교육의 네용구성(놈은1%l- 내용을 중심으로)

i-- --

l - 

터씨 AS이

l 10싸 이끼 이
. - . - - - - - l------ . . -

l 동 . 볼 4 
.

--rn- - -

l 장 와 사 d 
.

圓

團

판찬 l 심 . 이 剋
L----------- - -

l 자 叫 길.

骨4-i : 최민수(10얘). -되-한-H-아교AA, 서舍 달음사,

최민수(129(i). 북한의 유치원 <Id 내-1에 판한 인구, 얼린유아교육학최지, 제1긴, 제1호.

20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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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정서교육

4표5-4% 정서교육의 내용구성(낮은반 상반학기 내용을 중심으로)

· 料 * l 1 영입.,
l l 허리굽히기

l l 見 양실 들 갈 때 춤

l i 글쓰기 전과 글쓸 때의 춤

l ‥* 1 컷淸看說
l l 낮잠자기 전의 춤

l l 낮잠 서 깨어났을 의 춤

l -‥ * 1 頌/쁩判

i l l 렴보고 리기

) l ·‥‥ 1 認話孟평
l
t l 감상하기 l 림 감상하기
i

報 割

l

l l 나뭇잎 구성 l 나뭇잎, 풀잎으로 모양 구상

l

디 ‥‥ 刊 1 깃업誌]
l l l 두가지 자료로 만들기
l

l 1 진흙구성 l 진흙으로 만들기

출처 : 최민수(1998). 북한유아교육론. 서울: 문음사.

최민수(1996). 북한의 유치원 교육내용에 관한 연구. 열毛유아교육학회지, 제1권, 제1호.
20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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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7-치원의 하 일파에서는 노 외- 骨의 비1-이 매우 높디-. 
'

노 래외. 춤' 과목은

7]딘-교 - 으로 싣시하므로, 시간과 시간을 인길하거나 퐁제할 노 래리. 춥을 촬- - 하고

9)디.. 노 래와 춤을 지도하는 내· - 과 빙'부]에서는 동4]에 알맞은 노 베나 춤보다는 김부자

에 내한 충실성 고(양을 위한 노肉와 춤이 많은 깃이 특징이다.

이) 체윽d'뼈-

-(y한에서의 체-h-lu'L와의 l·';-적은 어린이들의 체력各 -邑튼히 하이 신체의 조최.d운 빌·

딜·-위 i모하고, 국빙- 체육을 깅-화'함으로씨 자주 <락%-의 기틀을 미·련하고, 주]딘· 체육卷·

동을 헤 71단주의 정신各 54 취시킴으로써, 궁극조1으로는 건징-한 체력을 가진 공산주

의적 
'혁밍 

인재를 조}러내는네 있다.

4표5-5% 체- ]']/A 의 네용구성('과외활동요강'의 내용을 중심으로)

l R%손 ·1]1
[------·---.-·- - -- -- --. -

<와 ·[·-$- l *11 및 구且 놀
i-.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l ·;IA- 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i-.-.--------.--------..--- - - - -

i 오旦 메省리
기</운-k l'-'-'-'------------- 

" - -

l 자진거 놀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l 던지 놀

구기놀이 l---------'----
l 공놀이

. - - . - . - . - . - 

. - - - .

- l--..-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l 눈과 음 놀

게절돌이 l‥--- 
-

- · - - - - - - · - - · - - - - - - - - - -

l 물에서 하는 놀이

출5·] : ·At%Il,수(10애). -H-한-H-아[·i/.유론. 서웁: 문·음사.

최VI.5케1W6). -%t'한의 . 1치%-l 5t%-내용에 괸-한 인21r. 림린-S-이·)A역-학최지, 제1%l·l, 1호. 203
.

- . 22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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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교육의 특징은 유치원 교육부터 집단교육에 필요한 기본적인 동작 교육을 중요

시하고, 상당한 정도는 호전적인 전쟁놀이와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G 놀이

<표5-6% 놀이의 내용구성('과외활동요강'의 내용을 중심으로)

출처 , 최민수(199g). 북한유아교육론, 서울: 문음사.

최민수(1996). 북한의 유치원 교 육내용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학회지,

제1권, 제1호. 20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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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북한의 탁아소 교육과정

북한 취학7·l 교육의 칫 던이는 틱·아소에서 비롯된다. 탁아소는 네 언렁 반으로 구분

하여 운잉되는네. 젓먹이반, 젖떼기毛, 교땅반, 유치원 준비반이다 각 반에서 구체적으

로 다루고 있는 CEdA- 은 유치원보다 그리 1정회-하지 않다. 이에 관해 살피보1펀 다읍

괴- V·다.

C 짖며이]ho-(l - 6개월)

· 정치 사상 교 육을 하지 않는다.

· 준비吾 : 손수긴 5개, 기저귀 20기), 베개

· 2시긴- 간걱으로 어미니기- 짖벅이기(30분씩)

C') 初떼기반(7-.18개월)

· 죽 먹이기

· 2시간 긴·관1으로 기저귀 갈기

· d깅·상테 체크

· 보 육원 11청이 15 - 20명의 엉아 답딩'

· 보육원의 주요 3J무 : 엉아의 위)g 관리

3 고(잉<빈(19·-·36개원)

· 간단한 교 땅학습 - 기$적인 언어교육

보%7](서는 연습, 있는 인습)

규 에 1귀한 순(심(보A 원의 말에 복종하기)

디]1번 夜-런

· 집단주의 정수1, 교

· 본)]적인 김일성 우상화 교(얌 교 육 -
" 

겅에하는 수랑 대원수닐을 따라 베우는 어

린 시절 이야기"

· 이러가지 학솝 - 갼단한 색 가러뵤기

노 래와 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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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유치원 준비반(37-48개월)

· 유치원에 가기 위한 학습준비가 우선된다.

· 기초적인 학습
.

· 김부자에 대한 사상교양(더 복잡해짐) - 혁명가요 부르기

전쟁놓이

5.1.2 남한의 영 · 유아교육과정

남한의 영 · 유아교육은 유치원 교육과 어린이집 보육으로 구분되어지며, 수혜자의

요구에 따라 기관 선택이 자유로우며 유치원 교육은 만 3-5세를 위한 교육이며, 어린

이집 보육은 방과후 아동보육을 포함해 o-만 12세 까지를 보육 대상으로 삼고 있다.

연구자는 본 고에서 유치원 제 5차 교육과정과 제 6차 교육과정을 비교하여 제시하고,

그 다음으로 보육시설의 보육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1) 유치원 교 육과정

제 5차 유치원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은 건강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

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이며, 제 6차 유치원 교 육과정의 교 육목표는 몸과 마음이 건강

하게 자랄 수 있는 경험을 가진다, 기본 생활 습관을 기르고, 다른 사람과 IC-1불어 생활

하는 태도를 가진다. 생각과 느낌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경험을 가진다. 바르게 언어

를 사용하는 경험을 가진다. 일상 생활의 문제에 대하여 쇼스로 궁리하는 태도를 가진

다 이다,

(1) 유치원 교육과정의 영역

국가 수준의 남한의 유치원 교육과정의 영역은 제 5차, 제 6차 모두 아래의 영역으로

설정되어 았다.

0 건강생활

0 사회생활

0 표힌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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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 언이%할

0 팀--7-섕1촬

(2) 유치윈 교 육과정의 영억빌 4표

1996년 6월 30일 LIl시된 제 6차 A-치윈 교육과정의 영역벌 목표를 제시하먼 다읍과

갑다(교%부, 19SS)

C) 건강·/%필

첫 , 다양한 신체 촬동과 깁·거· 경 1을 통하여 자신의 신체와 주]친 새계를 인식하

는 데 필요한 기$ 능럭을 기른다.

骨쩨, 신체 쵤·동에 唱·발하게 참여함으로써 기본 인 운동 능력을 기르고 기초 체

릭을 兮진한다.

A賀 
, 건강과 안진에 관련된 지식과 기술을 의힘으로써 건감하고 안전한 Al활 습

관을 가진다.

넷째, 신체 활동에 즐겁게 참여힘·으로써 TI강한 정신을 기른다.

C2 사최%촬

첫 , 에절바르게 宅동하고, 질서를 지키머 아끼 쓰는 셍촬 습관을 가진다.

둡쩨, 긍징적 자아 개 1을 기초료 자신의 일을 게최하고 실천힘-으로써 자기 조절

능력을 기른다,

째, 나외- 다른 사람의 관계를 이헤힌-A.로써 서로 협력하고 더울어 살아가는 %

럭을 기른다.

넷 ,

- F리가 싣-고 있는 사회외· 毛1-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짐으로써 사최적 적응력

을 기른1

C3 표힌)W활

첫쌔, 자연과 사-趾의 에술적 요소늘울 l'색함 - 로써 호기심을 기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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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다양한 활동을 통해 생각과 느낌을 표현함으로써 창의적 표현 능력을 기르

고 정서적 안정감을 가진다.

셋째, 자연과 사물 및 다양한 작품들을 감상함으로써 풍부한 감성과 심미감을 기

른다.

0 언어생활

첫째,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이해하는 능력을 기른다.

둘째, 자기의 생각과 느낌을 말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른다.

셋째, 글자와 글에 친숙해지는 경험을 통하여 읽기와 쓰 기에 관심을 가진다.

넷째, 바르게 듣고 바르게 말하는 태도를 가진다.

0 탐구생활

첫째, 주변 생활과 자연 현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탐구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둘째, 구체적인 사물의 조작을 통하여 론리 . 수학적 사고의 기초 능력을 기른다.

셋째, 일상 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창의적으로 탐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

하려는 태도를 기른다.

(3) 교육내용

본고에서는 제 5차 유치원 교육과정과 제 5차 유치원 교육과정의 영역별 교 육내용을

표로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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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A,강%촬

5차 A-치 ) 1육과정 11 제 6차 유치원 A육과정
- - -

- 

- - - . . 

- -

- - Ii--------- - - - - - -

H[호 團 l
· 

雪(···……O· j/ . ,
: 잉雪모.,

l . <P육 · 동하 ll 본 운동 능 1

- - l-.-l

各처 ! 임재택(1995). 헌대 유이·51(·3-과정. 서울 : 양서윈.

]ItA부(1卽3). -R-치원 교-A-과정 헤설. 서-8- : 교-SJtL,

:lItA부(19[)8). 유치윈 Al(육 과.정. 시合 : 교육)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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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사회생활

제 5차 유치원 교 육과정 1 제 6차 유치원 旦육과정

( . 바· 활하 Ii l. 바·%] 활하

본 생활 습콴 l · 질서를 지 동하 11 본 활 습콴 l.질서 화하

l · 감정과 욕구를 절제하 )l ] . 아 서 생활하

! , 申11 벼玆 피1 l. 애·1] 껴玆 判

i 각하 il l 하

' 1]

富' l' ] 
" '喉' 替1! 

·‥‥ :柔모,雪므.,
l · 상황 알맞 감정과 행 11 l
l 동 조절하기 11 l

‥‥ ]紹邪 ·‥‥뼘임…

l: 괴1-헐/ 슴니 l"耐物冊
‥‥ l'私,p 

'] 情'(i' 
‥‥ l' 

南 報坤

l . 동하 문 하 11 l.두 중함을 일旦

l 11 ! 하기

l . 공공 규 을 해하 지 [[l l.唱 관 가

l l l , 제 활에 콴 가지

l . < di) 관 가지 11 l.환 보전 관 가

馬 i:以빈頂4]기1 ‥ y· l'묘찹*初絹
관 l . 우 나 상 과 통 11 

67
>. 관 가

i 놀 하 1 l.세211 나라와 문화

l . 북한에 대한 관심 가지기 [l l 관심 가지기

l . 다른 나라 대해 콴 가 l. 且 자且 관심 가지

l 지 11 l

출처 l 임재택(1995), 헌대 유아교육과정. 서울 5 양서원.

교육부(1993). 유치원 교육과정 해설. 서울 : 교육부.

교 육부(1998), 유치원 교육 과정 서울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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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표힌-)&1활

M. A- % 2- H‥1-4 6차 유 <육과4
- -

- - - - - 
.

- ·- 

.

. . . - . - . . --

- - - - 暑 - - - - - -

l 
. - - - - - 

-

. - · . . 

-

[國그 團 m . . . . 1
l . . 製·]] ·l·車 외1 l . 비 

. ·陶

l 참여하기 11 l · 태 탐색하기

l . 작한 
. 

동 중하 11 l . %.g 탐 하

! 성취깁- 가지기 i l

…
' 

삽/..,%]d* 
'摩]"11 

11 ‥-… l
l · 偶· tol]x-I L %] )을 펴1 l
l 하고 니·%L기 11 l
l .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긱·Il l
l 파 표현을 존중하기 11 l

--- J- - . -. - - - - - - -- - -

. ‥l ·崩 의[ ( . ·-]씨 ·崩

l 기 11 l · Ed부르기

i . )· 부見 11 l · 리骨 악 다푸

l · 듭 악 다루 11 l . U t 기

l - 7( W - 0겨기 11 l · 만듭기아 -7미

l · 만듣기와 꾸미기 11 l . 동직·으로 표헌하기

표힌 l · 다양한 소재를 활용하며 11 표혠 l · 통합 으旦 표힌하기

l 旻 
· 

동*B 11 l · 극 놀이旦 표힌하기

l · 신체-野 이.t히�.이 다양헌-il !
l - ·;·-앙을 동작-p-且 - tEl하 11 ]
l . 다앙한 소 재를 省·용하어 1[ l
i 신 旦 표힌하기 Ii l
l . 극돌이료 표-8히.기 !l l

- - 

- .

. 勸 . 
.

- l.-. . - - -. -. - L國.

l . 이 씨 리 리 11 l . 커.A.상이

l · 다양한 %-류의 음악 y 11 l · 자연파 斗물 W 조힝 작품

l · 자연과 시.骨을 31상하기 11 i 갑상하)

l - 다앙한 & 작품 김상하 11 l . 품 감싱-하

l 기 11 j . 극놀 갑·상하기

t]·상 l . -M.의 - g . . %C/. 즐 11 A,l-싱 l . 숩리 X힌 존-7하

i 기 11 i · 진통 에술에 卷숙해지

l . 다잉·한 <t-R의 % 간-상하[l l

l,/..,...... 11 l

출처 [ 임제 (19S5). 헌대 - 7이·3t( 과정. 서울 : 잉·'시원.

]J유]/(1993). - 8-치원 ]dd )·피.정 헤v. 서合 : Id今걱-.

]L/,유부(1998), d-치원 511A· 과정. 서合 : Al%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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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연어생활

제 5차 유치원 五 육과 11 제 6차 유치윈 見육과

. . ... i . ... ..

l . 情 健% 割3 비1 !. 料 普 肺 ·1]

l * ·* ·1閑 11 ] 利
듣기 · 야기를 듣 이해하기 11 든기 i-이야기를 듣$ 해하기

l . · · il l. 朴, .

l . 昏화와 骨 骨 l l.바 兄且 吾

l . 바른 兄旦 昏 11 l

l . 바 발음 하 11 l.바 음하 하

· 荊 袍 荊· 퍼1 ;.韻·善洲
i 과 문장 말하 11 l. , 생각, 낌 말하

朝 l . 訣 刺 卷利 11 利 l.偶村村朝
l . 荊, 偶, · 紂利 11 . 巷 收· 朝

l . 상 따라 말하 11 l
l . ·l-g 兄 w·1-·1 11 l

l......... 11 l,........
l 

' 料 濟 割 制 11 )' 利 剡

"

]' 고'모… 
"

]' 고쇼,,

출처 : 임재택(1995). 현대 유아교육과정. 서울 : 양서원,

교육부(1993). 유치원 교 육과정 해설. 서울 : 교 육부.

교 육부(1998). 유치원 교육 과정. 서울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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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 림'구셍쵤·

제 5차 유 윈 M육파 11 제 6차 유 원 見육과
- -

r----.---.-- 
-iL

團

. 骨 ]- 끼 11 l . 우·1 V 써 알아且

l . 물젠의 빈차 과정 관 
· 하11 l

l ·l 11 l . 骨 서 관v 가지

l . 불제의 움 관잘하 11 l 기

‥.·.‥.·-· l'/'1 
']1 荊·l '1-'I 

ll ·.*…… ]'끈A']]頓州'-fl
l - A볼 i 판1] 가 11 l , 물 와 꼴 밤 하

l' 
" "" "" '" 'Fdll 

l"/'1'T'1"]"純
l · 지·연 

'卷싱· 
c省·히·기 l[ l

-. - . - . - . . - . . - . - . -. - i.--.-·-...----.-.-.-.-.L--

l . 사骨 끼 11 l . y) 니와 2 W

l . 사물 f서 y 11 l . 수 초 hi] 끼

l . 수 초 Y) 하 11 l . 초·l j 측 과 %쩐된

l . 상 營·1비 수 
·-2-하11 l 미니

l 11 l . 잇‥l) ·l]한 喉 ·]171 알

[ . 전 와 부분 ]*B [l l
l · A ] 즉 파 관4된 여1 l . 공간과 -YA 초 M

"]

/찔 i.[:瓜·,..7,Y,.,x,Il ·…… 1모.剡縮,
l 11 l 겅%하기

'

. 로"고[[[[심
l.)]<,,.),5,y.%,%l.l[ l

L . . . / 團 .

.-.. ·-. 고[[[:[[['"'"" ,... ·.. 고'고
출처 : il제택(1095). 헌대 유아교 파정. 시울 : 양서윈,

교육부(1993). -7치윈 교%A정 해실. 서웁 : 교 육부.

교육부(199비. 유치윈 교 과정. 서운 : 교벅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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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한의 어린이집(보육시설) 교 육과정

연구자는 본 고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 23조(보육내용)에 명시된 보육시설

에서의 보육내용을 토대로 보 육과정의 구성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보건복지부,

1997 ; 이영석, 1997).

(1) 보육과정의 일반옥표

첫째, 영 · 유아의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지적 및 언어적 발달에 기여할 수 있는 경

험 제공 및 자기 존중감을 발달시킨다(교육기능).

둘째, 충분하고 균형 있는 영양공급 및 바른 식습관 지도을 한다(영양기능).

셋째, 영 · 유아의 신체적 · 정서적 긴강을 위한 예방적 서비스를 제공한다(건강기능).

넷째, 영 · 유아 스스로가 자신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가지도록 지

도한다(안전기능).

다섯째, 부모참여, 부모교육, 보육과정의 관촬 등을 통하여 보육의 효과를 제고한다

(부모에 대한 서비스기능).

여섯째, 지역사회 인사의 보육활동에의 참여, 지역사회의 보육시설 활용, 보육시설의

지역사회 시설의 활용 등을 통하여 효율적인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지역

사회와의 교류기능).

(2) 보육내용

보육내용은 유치원 교육과정의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 하루의 보육내용을 중심으로

영 · 유아의 연령에 따라 일간, 주간 賀 월간 보육계획을 수립하여 보육한다.

G 교육

- 건강생활

기본적인 감각 · 운동기능과 신체조절 능력을 기르고,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습

관을 가지게 하여 영 · 유아의 심진을 조화롭게 발달시키도록 한다.

- 사회생활

기본 생활습관과 자기조절 능력을 기르고, 사회적 지셕과 태도를 익히게 하여,

자신과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더불어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일상생활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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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본 에절교육 깅·촤).

- 21흐)j%唱·

영 . 유아의 셍각과 느낄을 다잉C한 활동을 통하어 자발적 · 칭-의적으로 표헌하도

록 함으로써 정서직 안정감과 심미김-을 기르도록 한다.

- 언어섕]활

말과 晋예 관십을 가지게 하고 기초적인 언어능력을 신장하여 줄거운 인어섕1활

을 할 수 있게 한다.

- 담구생촬

주위의 어러 가지 사물과 힌상에 대하어 호기심과 관심을 가지고 탐구하도록

하어 합리적인 문·제해결 능럭파 데도를 기르도록 한다.

C[5 잉 양

첫찌], 급식은 빌요한 엉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엉땅사가 직-성한 식단에 의하어 공

급하되, 영무-아 100인 미만을 보육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보육정보센터 . 보건

소 또는 잉양 관련 전문탄체 둥의 영양사의 지도를 빌·아 식단을 직·성하어야

힌다.

둔쩨, 1세 미만의 영유아와 특별한 음숴을 펄요로 하는 영유아에게는 그 부모나 보

호자의 의사를 }짠잉히·여 음시各 제공하어야 한다.

C3 쭈) 깅·

첫쩨, 보육시설의 장은 잉유아의 d깅·진단 절과 긴감이 좋지 아니한 아동에 대하

여는 보호자와 호]의하여 치료를 워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이이· 한다.

둘찌], 종사자에 대하어는 신7/-채용시 및 매년 1회 이상의 건감진단을 싣시하어야

한다.

A괴 
, 전오]성 질횐·으로 범-히·지거니· 의심되는 엉)-아는 시싣로브터 격리시커야

한다.

I<쩨, 보육시설 안의 안v-1한 징-소에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약품 및 간이 의료기구

를 비치하여이· 한다.

다섯쩨, 조리실 · 회-징-실 · 초)구 동에 대한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고, 부폐되기 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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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음식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0 안 전

첫째, 보육시설의 장은 화재등 긴급사태에 대비한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인 점

검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骨째, 보육시설에 입소하는 아동 전원이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셋째, 보육시설의 장은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G 부모 및 지역사회에 대한 서비스

- 부모교육

· 교육대상 ; 학부모 및 지역 일반 주민

· 교육내용 : 영 · 유아 보육의 중요성 및 부모의 역할, 영 · 유아 보육 및 지도

요령, 가정보건, 영양, 생활예절, 생활법률 등

· 교재지원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영 · 유아 보육에 관한

전문 도서 둥을 적극 구입 지원

- 부모상담 및 부모참여

· 가정의 육아상담 · 조언 실시

· 자모회 둥을 통한 부모상호간의 육아방법 교류

. 보육 프로그람의 구성과정이나 운영과정에 부모참여 유도

- 기타 자연보호 · 이웃돕기 등 지역사회 복지 도모

5.2 새 통일 한국의 영 · 유아 교육과정

새 통일 한국의 영 . 유아 교육과정은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아서도, 이데올로기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도 안된다, 따라서 새 통일 한 의 영 . 유아 교육과정은 이에

접하게 될 대상에게 가장 적합하게 구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즉, 영아와 유아의 발달적,

심리적 측면에 적합하고, 영 . 유아들이 추구해야 할 인간존중의 가치를 정립할 수 있게

제시되어져야 하고, 교육적 측면에서도 적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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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구자는 이미 曾징·에서 세 통일 한국의 유아교-h-체재를 제시한 바 있다. 측. 보육시

셜과 유치원 체제로 양뵨되면서 연질기준에 따른 %1할 분딜' 체제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소개하였다. 이에 연구자는 리' 언령번 교t육목표외· 목표엉역을 제시하고 보육시

셜에서 J i 구되는 인렁별 엉아보육과정과 유치원에서 요구되는 언령별 유아교육과정을

네덕-중심으로 에시하어 보고자 한다.

C) 만 0세아(l-12걔월)의 뵤육%표 : 기본적인 신뢰감 형성

만 0세아(l-12게월)의 보육영억 : 김-지·엉역

물인지잉익

기본정서영억

영양잉억

t) 만 t 세아(13-24개월)의 보육목표 : 네제적 홍미의 자율적인 표출

만 1세아(13-24개월)의 보육영역 : 김-긱· · 운동영역

신변처리영역

기본언이잉역

표상영억

긴강영역

0 만 2세아(25-36개省)의 보d목표 : 자기체험의 주도적 표@·l

만 2세아(25-.·36개윌)의 보육엉역 : 감각 · 운동엉역

기본)W촬잉익

개5>]학습잉억

언어영역

정서영역

안진잉익

C3 Id)- 3세아(37-·48개월)의 보육목표 : 기본Ar활습읗의

� 

형성

만 3세아(37-43개월)의 1LA영역 : 신체영역

기본)W촬9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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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영역

수영역

정서영역

0 만 4세아(49-60개월)의 교육목표 : 긍정적인 자아개념의 형성

만 4세아(49-60개월)의 교육영역 : 신체건강영역

사회성발달영역

정서발달영역

언어발달영역

인지발달영역

0 만 5세아(61-72개월)의 교육목표 : 창의적 사고의 개발

만 5세아(6f-72개월)의 교육영역 : 신체발닿영역

인지발달영역

언어발달영역

사화성발달영역

정서발달영역

1) 연령별 영아보육과정

(1) 만 0세아를 위한 영아보육과정의 보육내용

영 역 l 보 육 내 용

‥ 1 認罰測
l 단순 모방하기

대물인지 대상영속성 알기

l 대물 변별하기

l 정서 끼기
기본정서 l 기본 정서 분화하기

l 정서 표현하기

l 旦유(분유)먹기

영양 l 이유식하기

l 영양분 섭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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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 1세아를 위한 잉아보육괴.정의 보육내용

- . - - 

- -

-

- - - 

- - - - ---- 
- - - - -

l 질임 에방하기

건강 l 규칙적인 식습관 기르기

l 긴강한 의생활하기

0) 만 2세아를 위한 잉아보육파정의 보육내용

l 의셍촬 [ 관자서 옷 1%기

l 1 혼자서 신 빗기

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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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하위 l 보육내용

l l 물건의 이름 일기

l 사물의 명칭 ] 사물의 차 점 변별하기

l l 사물의 개념 알기

·漸* t ... .. l펄店<x,,,
l l 생물의 차이점 느 껴보기

l …* 1霜섶黑'1
l 1 여러 가지 소 리 듣기

l 듣기 l 이야기 듣고 이해하기

허

l … 1험易(劃'
l 1 여러 가지 감정 느 껴보기

l 기본정서 l 활동에 열중하기

朝' 
'

l l 노 래부르기

l 정서표현 1 동작으로 표현하기

l l 만들기 
.

l 1 안전한 곳에서 생활하기

l 규칙 1 정리정돈하기

안전 l 1 안전 규칙 지키기

(3) 만 3세아를 위한 영아보육과정의 보육내용

영역 l 하위영역 l 보육내용

l l 시각, 청각 변별하기

l 감각 ( 후각, 미각 변별하기

l l 촉각 변별하기

‥ l ...... 1君잇彩,.,
l l 소근육 활동하기



2%

l 질서 l 치페지키기

l 1 약속 지키기
團 團 圈 國

團 ' 

1 
' 目 譜 

r辱 [:AL'Pi'듣/C
l 듣기 l 바른 태도로 듣기

l l 닐'말과 문장을 듣고 이해하기
1-

l l 징되·히 반'음하기
인이 l 管히·기 l 생각, L낌 말하기

l l 바른 태도로 말하기

P [글자·]] 권4 갖·1

l 히기에 괸·심 깆'기 [ 피에 I d 갖기

] 1 읽어주는 이야기에 관심 깆'기

l l 차이71 암기
. l 분류 ] 비슷한 깃끼리 骨어보기

l 1 던-순 분류하기
禪

l 시일 1 큰 순서대로 놓아보기

l l 세 가지를 순시데로 놓기
l

l 1 도힝의 모양 차이 알기

l 도 힝 1 도힝의 밍칭 알기

l 1 7빈에서 도헝 칠'기

1 C
l 정시표힌 1 악기 다루기

)L] (젯見 丑 l 니
' '

i l 各악 감상'하기

l %-PS- l C)-림 A]-상하기

2) 언렁별 유아교육파정

(1) 맙 4세아를 위한 유아교육과정의 교 육내各

잉의 l 히·위잉의 i 1·t A- -

l ‥ 
-論 녁'·rn;:稽.,,,.l--rf-'' 

w- ' ' -

l ] 대<-·'나-

·l‥1創· l 
>"1刻

l 以%
) 

-- - -

禪 

'

' - " - - - - ' - - - 星 -

亂

-

l ] 위Al 7 칭73

闢團

기..Pt 2C 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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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생활 i 가족의 할

l 1 가족 사랑

l i 직업의 종류와 역할

l ‥‥ 1성섭,..

i 졍서이해 l 자신의 정서 이해

l l 신체표현

정서발달 l 정서표현 l 언어표현

l 1 음악감상

l 감상 l 미술감상

l l 극늘이 감상

l l 발음

l t d 1 소리 변별

l
' l

l 동화 . 동 . 동 듣기

l l 듣기의 바른 태도

l 1 수의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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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 5세아를 위한 유아교육피-정의 교 육내용

l 과희A'l 사고 l 骨리지 빈화
인저닐·단 [ [ 최·아직 빈촤

l

l l 7의 뵤존

l -E 
· 州 · 1 업.,.,..,..

J O 及

t l 닐'음

l 듣기 l 의미7분

2벼
l l 언이이해

·南… ] 
'"判

1 찝.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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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 론

지금까지 연구자는 통일 교육과 관련하여 
' 

새 통일 한국의 영 . 유아 교육연구5라는

주제 하에 네 가지 연구문제 즉, 첫째, 새 통일 한국 교 육의 방향, 둘째, 새 통일 한국의

인간관, 영 · 유아 교육관, 셋째, 새 통일 한국의 영 . 유아교육체제 및 제도, 넷째, 새 통

일 한국의 영 · 유아교육과정 등에 관해 문한고찰 및 이를 토대로한 연구자의 소견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다루어 보았다, 논제를 기술하는 과정에 다소의 아쉬움도 있었지

만, 이 기회를 통해 본 주제를 다룰 수 있었음을 기쁘게 생각하는 바이다. 이제 연구자

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문제들의 탐구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봄으로써, 간략하게나

마 연구의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문제의 결과를 요약 ·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반도 교육의 미래 즉, 새 통일 한국의 교육의 방향은 (I) 적응을 위한 교육,

변화를 위한 교육이어야 한다. (2) 
' 

성숙한 문화 사회'를 건섣할 수 있는 모체적 역할을

해야 한다. (3) 
' 

인간 존중의 가치'를 정립시켜 줄 수 있는 가치 교육을 다루어야 한다,

(4) 사회의 평등화, 교육의 평둥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5) 교 육의 전문화를 이룩하여야

한다. (6) 세계적 수준의 학제를 마련하여야 한다. (7) 교 육제도의 개방성 · 효율성 · 다

양성을 이루어야 한다. (8) 교 육복지국가를 건설해야 한다. (9) 교육의 고유성 · 독립성

을 확고히 해야 한다.

둘째, 새 통일 한국의 인간관, 영 · 유아교육관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새 통일 한국의

인간관은 (l) 투철한 민주의식을 지닌 사람, (2) 창조적인 능력을 지닌 사람, (3) 성숙한

도덕의식을 지닌 사람, (4) 높은 심미적 안목을 지닌 사람, (5) 국제적인 안목을 지닌 사

람. (6) 주체적인 사람, (7)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 (8) 거국적 차원에서 교육을

생각하고 이를 실천하는 사람 등이다. 다음으로 새 통일 한국의 영 · 유아교육관은 (O

새 통일 한국의 인간상에 적합한 교 육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2) 다양한 유아교육과정

이 제시되어야 한다. (3) 연령에 따른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유아교육이 계획되어야 한

. (4) 유아의 능력, 특성에 맞는 개별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5) 다변하는 세계화 ·

국제화 시대에서 요구하는 적합한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셋째, 새 통일 한국의 영 . 유아교육체제 및 제도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기본 원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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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세 동일 한<·f의 -8-이-교육은 일원촤 체제를 회-y]해야 한다, (2) 새 통일 한국의 유아

교육은 취학전 5넌을 기간학제촤 하여야 한다. (3) 새 통일 한국의 유아교육은 취학전 l

노1만 의무무싱-교육叫 하어야 한다, (4) 새 통일 한국의 유아교육은 재정부담에 있어 정

부주도의 국가 및 지방 부딤-, 빈간인 주도의 자체 부남 등 제도를 다양촤하어야 한다.

(5) 세 통일 한국의 유아교육은 국가 순위 고사에 의한 교사의 신분보징예도(교육공무

VI촤)를 도입하이야 한다, (6) 새 통일 한국의 A-아교육은 펑동교육을 지향히.띠, 수헤자

의 신택을 최우선시 해야 한다, 이싱-의 원칙을 비·탕으로 새 통일 한국에 적합한 유아교

육체제를 제시하먼, (l) 언령 기준에 따른 익할 분도1· 체제로 운영한다. 즉, o- 만 3세

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는 보육시철 체 로 운영하고, 만 4-5세 까지는 교육부

주관의 유치원 체제로 운영한다. (2) O-만 3세 교육은 연렁 수준에 적합한 보육위주의

교A 기능을 전답하고, 만 4 - 5세 교육은 연렁에 적호1·한 교육위주의 보 - 기능을 전담 한

다. (3) 0-만 3세 교육은 호1'헹 남한의 보육시설 체제를 그대로 적용한다. 단, 국 · 공

71 보육시설의 2'<사는 국가고시를 통혜 채용하는 깃을 毛칙으로 한다. 이로써 국가고시

에 힙'$]한 자는 교육공무윈으로서의 권한을 부여 반는다. (4) 만 4-5 세의 교육은 유치

원에서 관장하는데, 특히 만 5세는 의7무싱-교육 내상자이므로 많은 부분올 조심스71게

다루어야 한다. 일단 국 · 공립 병설 유치윈을 두고 초등학교내에 부설최-시킨다, 이때

빙섣 7치원은 특성상 만 5세1;0-만 운영하는 깃을 59장한다. 다음 사립유치원을 71인촤

해이· 한다. 원장의 신이에 따리- J인촤하지 않'을 겅우는 만 5세의 무싱·의무교 실시에

7리가 따르므로 이 경우 민%세아 진담유치윈으로 -v-정하어 
만 4세아만 교육한다. 만일

사Rd-T치원을 71인화하게 되1꾄 이 경우는 만 4세반과 만 5세반을 운영할 수 있다. 이때

s·가 서는 틴)인화된 사립유치원의 만 5세아 무상의7교 을 실시할 수 있도록 유치원

에 국기- 보조曾을 놜해야 한디·. 즉, 만 5 세 남임 ]It샤 인건비, 교 재 . 교 구비, 시설 개

· 보수비를 비롯한 시실보깅·시-업비骨 만 5세아 교육에 합당한 보조금 힝·복을 첵정하여

법인최-된 사립유치원애 국가 보조급을 지불한디-. (5) 국 . 공립 병설유치 1과 국 . 공M

보육시설의 교사는 국가고시에 %·격한 교사에 한한다. 유치원 및 보육시설의 국가고시

제도는 교사들의 젼 항상은 물론 사기진작에 일익을 담딩省· 것이고, 이로써 A-아교 의

질직 항상 및 횔·성촤를 이룩한 수 있을 깃이다.

, 새 통일 한국의 엉 · 유아교 - 파정은 연링에 따른 교 육과정을 <p-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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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O-만 3세아는 보육시설중심의 영아보육과정, 만 4-만 5세아는 유치원 중심의 유

아교육과정을 편성하고, 다시 각각의 영아보육과정과 유아교육과정을 연령별로 세분화

하여 보육 및 교 육과정을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I) 만 0세아(1-12개월)의 보

육목표는 기본적인 신뢰감 형서에 있으며, 보 육영역은 감각영역, 대물인지영역, 기본정

서영역, 영양 영역 등이다. (2) 만 1세아(13-24개월)의 보육목표는 내재적 흥미의 자율

적인 표출에 있으며, 보육영역은 감각 · 운동영역, 신변처리영역, 기본언어영역, 표상영

역, 건강영역 등이다. (3) 만 2세아(25-36개월)의 보육목표는 자기체험의 주도적 표현

에 있으며, 보육영역은 감각 · 운등영역, 기본생활영역, 개념학습영역, 언어영역, 정서영

역, 안전영역 등이다. 마) 만 3세아(37-48개월)의 보 육목표는 기본생활습관의 형성에

있으며, 보육영역은 신체영역, 기본생활영역, 언어영역, 수영역, 정서영역 등이다. (5) 만

4세아(49-60개월)의 교육목표는 궁정적인 자아개념의 형성에 있으며, 교육영역은 신체

건강영역, 사회성발달영역, 정서발달영역, 언어발달영역, 인지발답영역 등이다. (6) 만 5

세아(61-72개월)의 교육목표는 창의적 사고의 개발에 있으며, 교육영역은 신체발달영

역, 인지발달영역, 언어발달영역, 사회성발달영역, 정서발달영역 등이다.

J

끝으로 연구자는 본 주제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첨언을 하고자 한다.

본 인구는 통일 후의 새 통일 한국을 가상하여 통일 한국의 유아교육의 방향을 모색

해 본 것이다. 사실상 유아교육을 포함해서 통일을 대비한 교 육에 대한 연구는 많이 시

도되고 있으나, 통일 후를 가상하여 통일 후 교 육의 나가갈 방향을 제시한 연구는 아직

미홉한 상태이다. 이 점에서 연구자는 본 주제를 다루는데 많은 한계를 느꼈으며, 따라

서 새 통일 한국의 영 . 유아교육과정, 영 · 유아교육체제 및 제도 등을 제시하는 부분에

서는 평소 본 연구자가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었던 대안들을 주뫈적으로 제시될 수 밖

에 似었다. 이제 연구자의 바램은 뵘 논문과 같이, 통일 후의 한국의 교육 및 유아교육

의 제 문제들을 이슈화하여. 그 방향을 모색하는데 많은 노 력을 기울였으면 한다. 또한

이와 동시o]l 그 노력의 결실이 조 속히 가시화 되었으면 한다. 이제 연구자는 
' 

새 통일

한국의 영 . 유아 교 육 연구5란 주제를 마무리하면서, 통일의 그 날이 올 때까지 남한에

서 晋임없이 경주해야 할 유아교육계의 과제들을 제시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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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찌], 헌제 남한의 -7이-17-육체제외- 제도 등 빕적 지원체제를 정비해야 할 깃이다,

둘째, - H-이-교육기괸·을 톡성촤 · 체계화 시커야 흐1- 젓이다.

A%패, 교원잉·성제도의 개헉을 통해 교사의 省적 힝·상을 고무시커이· 한 것이다.

넷쩨, 유치윈교사와 어린이%]고<사를 특성 밋이 진문화시키는 제도적 장치가 마린

되어이· 省 것이디-.

다섯 , 진정한 의미의 보육 및 유아교육이 실천될 수 있도록 유아교육관계자들의 부

단한 노럭이 겅주되이이· 骨 것이다.

여섯쩨, 민간탄제 및 정부의 투자로 보 육 및 유아교육에 관한 언구가 부단히 계픽 ·

전행되어, 과학적이고 힙-리적인 J/A- 및 · H-아고(벅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건이 마런되

어야 힐· 것이다.

여섯쩨, 유아교 ·1징·에서 통일을 대비한 유아고t 이 실친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통일 후의 융아교육의 쵤·성촤暑 위한 준비가 지骨부터 마련되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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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권 별 수 록 논 문 일 람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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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1 旻 l 干 자 l
l -

l l . 북한 화를 旦 분 曾 수 l金栽輪(한 부及수) l
l i 있는 지표 l l
l l · 통일에 대비한 북한 보힘산업의 민영촤 i 申京旻(보험개발원 팀장) l
l i 방안 언구 l l
l i - 체제전환 국가의 보험산업을 중심으로 l l
l [U l · 3-] 아 극동지% 북한 동 관한 l 李場文( 북대 강사) l
l l 연구 l l
l l · 북한의 소비셍활잉·식 및 소비문화와 통일후 l 쇼聖·屋(한국가정생활개선l
l l 적웅문제 연구 l 진흥원연구원) l
l l · 북한사최의 정보촤 현황과 정보화 지표 l Wi>k滿(연세대 사회과학 l
l l 개발에 관한 연구 l 연구소 연구원) l
l- l

l l . 남북한 동북아 육且 수송 방안 l 金景銀(국旦 $구 l
l 에 판한 언구 l 연구윈) l
l · 탈북자 지원 민간단체외- 정부와의 파트너쉽 l 李基永(성결대 진 깅·사) l

l l 인구 l l
l l · 대만 . 중국의 경제교류협럭이 남북경힘에1 高1E植(배제대 전임깅·사) l
l l 주는 시사접 l l
l ,,, l - 징경분리정첵이 남북 협에 치는 영향 1 l
l 

"

l 을 중심으로 l l
l l · 남북見 활성화를 위한 복합물류시스템 구 l 宋移儀(동서대 전임깅·사) l
l l 축 모델 ( l
l l · 도서관 헙 및 진자도서관 구축을 통한 납 ; 金美賢(Id- 언수중) l
l l 북교류활성촤 방안 l l
l l · 바람 1한 남북간 중과 방 약 결 l 安 浦(강낱대 강사) l
i l 빙'안 언구 l i

1國] l
l [ 적인 判6델 개발 l 구소 전 연구원) l
l l - 부산지익 주요대학을 중심으로 l l
l l · 통일 후의 국민통합을 위한 인성1t육 방안 l 金國敍(Z(원대 강사) l
l i 언구 l l
l V l · 통 후 사 과 Z·육목2且 ) 金景模( 상 是旦수) l
l l 넘의 재정렴 및 구체촤 방안 l l
l l · 통일준비를 위한 대3민 홍보毛략 수립에 l 4it美靜(성겯대 진임강사) l
l l 관한 일 인구 l l
l l · 새 통일 한국의 t · 유아 1육 언구 l 林明·姬(동남보건전문데 l
l l l 전임깅·사)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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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부록2>

최근 연도별 언구과제 목록('96-'98년)

료暑일정척 분야>

0 탈북귀순자의 한국사최 적응력제고에 관한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0 김정일정권 붕괴시나리오와 한국정책 대응모형

0 통일대비 교포정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0 남북한 통일헌법의 성립절차에 관한 연구

O 러시아한인들의 민족정체성과 한반도통일에 대한 인식 연구

0 남북한 군비경쟁의 계량모형 분석

<통일교육 및 통일대비 분야>

0 북한출신 남한이주자의 국내적응력 향상을 위한 통합적 지원모델 개발

0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회통일 교 육방안의 모색

0 통일시대를 위한 정치교육방안 연구

0 통일후의 바람직한 기업구조 연구

o 북한의 정치교육 효과성에 관한 연구

0 통일이후 남북한 법체계통합방안에 콴한 연구

0 통일에 대비한 북한기업소들의 발전적 해체 및 사유화 방안에 대한 연구

<남북교류 · 혐력분야>

0 남북한 신뢰구축

0 통일에 대비한 한국항공정책의 과제와 방향

0 북한의 국가기술혁신 시스템의 특성에 뫈한 연구

0 납북한 환거래 및 급융협력의 가능성에 관한 연구

0 북한의 외국인 투자관련법과 대북투자의 법적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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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십태 분야>

0 중s x-촌의 딛사회주의 개힉과 북한의 진로

0 북한여성의 C 이성의식J 에 관한 인구

0 북한정치체제 1언혁의 역동성

C 북한 
"

인민"생骨세게 인구

0 북한의 최곡A (話法·)언구

0 3차원적 PL최.구조를 통해본 북한주민의 가치 정향 언구

<통惱환경 분야>

0 한 · 중관게발전이 님'(관게 및 한반도 안정에 미치는 영향

0 미북헙상과 힌·국정부의 대응방안

0 북한의 대미헙상진략의 효율성과 한계성

O 동북아 평촤체제구성과 진밍-에 있어서 한 · 미 안보협력관계의 의미와

역힐

0 북힌·의 미접근과 한국의 대응빙-안

0 러시아의 대북한 정첵의 1쳔촤와 한q의 대응

료暑일정책 . 통일환경 분야>

0 분단비용과 통일비용에 관한 인식제고 방인'

O 한빈·도 통일시 위기판리 방안 연구

0 통일 후 북한기입의 사-i촤 1상안

0 넘'북한 꽁합시 북한 s-공채의 처리 빙안에 판한 연구

0 통일원 r 진지- 싱'힘·실 , 의 구축 · 운엉에 관한 언구

0 빈간통일운동의 주요 논의 동향과 통일정책 수용어부에 관한 연구

0 4자 최담을 통한 한반도 평촤체제구축 rs-안

0 중국 경제개허의 북한수정- 기-2-성에 대한 비판적 고 칟'

0 중국의 潛·]'한반도 기-F진략



313

O 독일통일 후 과거청산에 관한 논쟁 연구

0 북한 정보통신 시장의 이宅경제적 전망에 따른 정부와 기업의 대응전략

O 한국교회의 통일논의에 관한 연구

藝

4북한실태 분야>w .

0 북한의 주택실태와 북한지역 주택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연구

0 김정일체제하 북한군 및 군엘리트 연구

o 해방직후 북한의 교 육 · 문화 실태 일연구

O 북한주민의 이미지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연구

o 북한 사회주의체계의 전환과 구조적 제약

0 북한사회의풍자적 · 은어적 담론분석을 통해본 체제 안정도 평가문제

4교류협력 · 인도지일 · 남북협상분야>

0 대북경수로 지원사업과 남북한관계 변화 전망

0 남북한 친족구조의 비교
w

0 남북한 가족의 가족중심의식과 사회통합 가능성의 모 색

o 일본기업의 북한平자, 대만 · 한국기업의 중국투자 경험으로부터 본

한국기업의 북한 투자진출 전략

O 「환동해경제권」 형성과 남북한 경제통합의 연계가능성

0 남북한 당국간 회담유형곽 남북한 관계변화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통일교脅 · 홍보분야>

0 통일대비 학교 통일교육의 방법 모 형 개발

0 가치교육 기법을 활용한 통일교육 교 수프로그램 개빌

O 인터넷과 PC통신을 통한 통일정책의 적극적 홍보

0 통일 후 북한주민 재교육을 위한 인터넷 상의 가상 대학 구축 방안

0 남북한 의무교육법제 통일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0 탈북주민의 사회적응을 위한 단계별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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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4톰일정책 · 통일劃-겸 분야>

0 남북한 통일상사법의 정립방향

0 남북한 정보통신통합 전략대안 모섹에 관한 연구

0 다자간 안보협력과 지도국의 역할

o 남북협상 과정상의 대북협상 모델연구

0 남북한 전력융통 상촹 아레에서의 전원설비 개발에 따른 비용/편의 분석

연구

0 체제진촨기의 노 사관계 변화

0 통일이후 북한지역의 도시개발 방향에 관한 연구

0 통일과정에서의 남북한 사회복지제도 통힙· 방안

0 통일후 북한지역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망안 모 색에 관한 연구

%북한실태 분야)

0 북한체제의 번화를 계량 으로 분석할 수 있는 지표

0 통일에 대비한 북한 보험산업의 민영촤 방안 연구

0 러시아 극동지역의 북한 1·동력에 관한 연구

0 북한의 소비생]촬양식 및 소비문촤와 통일후 3옹문제 연구

0 북한사회의 정보화 힌횡-과 정보화 지표개발에 관한 언구

4남북회담 · 교류협력 · 인도지惱 분야>

0 님-북한 및 동북아지역의 육로 수송빙-안에 괸·한 연구

0 딜·북자 지원 민간단체와 정부와의 파트너심 연구

0 대만 · 중국의 겅제교류협릭이 남북겅협에 주는 시사점

0 남북교익 펀·성화를 위한 복합물류시스템 구축 모省

0 도서관힙럭 및 전자도서관 구축을 통한 남북교류촬성촤 방안

0 비-람직한 남북간 이중과세방지 협약체걸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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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웰교脅 · 홍보분야>

0 대학 통일교육뫈련 교양강좌의 실태와 실험적인 수험모델 개발

0 통일이후의 국먼통합을 위한 인성교육의 방안 연구

0 통일이후 사회과 교 육목표로서의 시민성 개념의 재정립 및 구체화 방안

0 통일 준비를 위한 대국민 홍보전략 수렵을 위한 일 연구

0 새통일 한국의 영 · 유아 교 육 연구

r



統-穀育 · 弘報 (V)

인 쇄 : 1998. 12. 5

발 행 : 1998. 12. 10

발행처 : 정보분석실 분석총괄과m
서을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體 02)720-2425-6

인쇄처 : 덕 성 문 화 사

體 02)274-5916


	표제
	목차
	대학 통일교육관련 교양강좌의 실태와 실험적인 수업모델 개발
	통일 이후의 국민통합을 위한 인성교육 방안 연구
	통일 이후 사회과 교육목표로서의 시민성 개념의 재정립 및 구체화 방안
	통일준비를 위한 대국민 홍보전략 수립에 관한 일 연구
	새 통일 한국의 영.유아 교육 연구

